
벤처창업연구 제19권 제2호 (통권92호) ISSN 1975-7557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9 No.2. pp.181-196.                         e-ISSN 2671-9509

한중 대학생 창업의 지역경제효과에 대한 비교분석

임진아 (서원대학교 창업융합전공 강사)*

왕하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과 조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한국 17개 

지역의 35개 대학, 중국 13개 도시의 21개 대학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창업 주요 대학은 한국의 경우 교육부“대학발(發) 

창업”정책의 일환으로 선정된 창업 중심대학,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창업교육 거점대학, 창업교육 우수대학을 위주로 총 35개 대학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중국의 경우 “대중창업, 만중창신”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시범기지 중 21개 대학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소재지 지역의 경제성장률의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과 중국의 대학 졸업생 창업률은 지역경제성장률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국보다 한국의 지역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배

출한 창업자가 많을수록 소재 지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 지역의 역

할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핵심주제어: 대학생 창업, 지역경제성장률, 한중비교

Ⅰ. 서론

1.1. 연구배경

국가별로 창업에 관한 관심과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매년 전 세계 창업생태계를 연구하고 있는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2023) 리포터 결과에서 창업 활동지수

(TEA)를 발표하였는데, 미국과 한국은 레벨 A, 중국은 평균보

다 높은 수치의 레벨 C를 기록하였다(안태욱, 2023).
대학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창업 활성화의 핵심기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창업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을 배출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박수현, 2021).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피치북이 ‘스타트업 창업자를 배출한 세계 대

학 100대 순위(2022)’를 발표했는데,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1
위(1,427명)를 차지하였고, 하버드대가 3위(1,187명), 중국의 칭

화대가 36위(384명)와 베이징대 62위(246명), 한국 서울대가 

82위(182명)를 차지하였다(권건호, 2022).
최근에는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도모하는 ‘기업가적 대학’

(이채원·Marc Meyer, 2021)을 꿈꾸며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

와 애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와 기업

가정신과 도전정신을 가진 창업자 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중소벤처기업부, 2023).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에 미치는 경

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혁신 대

학인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생들이 설립한 약 18,000개의 회사

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연간 전 세계적으로 1
조 2,700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하고 30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Charles et al, 2018). 세계적인 명문대

라는 위상에 맞게 우수 인재를 공급하고, 실리콘밸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서 나아가 미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다. 중국에서는 칭화대 베이징대 학생들의 혁신 기술 창업으

로 인해 북경 해정구 지역경제에 기여한 결과 2018년 북경 

내 GDP 1위를 기록하였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한

국에서는 최근 카이스트와 충남대학의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

이 만나 스타트업 거리조성, 어궁동 프로젝트 등 지역상권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다(이충건, 2023).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과 실리콘밸리 지역, 중국의 베이징대학

과 중관춘 거리, 한국의 카이스트, 충남대학과 어궁동 창업거

리는 모두 대학과 지역의 상생 협력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대학과 지역의 활발한 상호작용 안에서도 주체별로 

고민을 안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가 청년 실업률

과 대학 취업률, 경제성장률이다. 2023년 한국의 청년(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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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실업률은 5.4%, 중국의 청년(16~24세) 실업률은 21.3%로 

집계되었으며(Pallavi, 2023), 2023년 한국의 대학 졸업생 취업

률은 66.3%(손덕호, 2023), 중국의 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57.6%(SOHU, 2023)로 집계되었다.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

은 최근 2년 연속 떨어진 1.4%에 그치고 있으며(한수호, 
2024),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2%로 집계되었다

(高晨晨, 2024).
주체별로 고민을 해결하고자 한국과 중국대학의 노력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대표적으로 ‘대학발(發) 창

업 활성화 방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교육부, 2017), 수도

권과 지방 대학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활성화사업’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24). 또

한, 창업 중심대학,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창업교육 거점대

학 등의 대학을 권역별로 지정하여 창업과 지역경제 상생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대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실업률과 취업 압박도 이전보다 커졌지만, 대학에서

는 리커창(Li Keqiang) 총리가 제안한 ‘대중창업과 만중창신’ 
시대를 배경으로 ‘중국 창신 창업교육’ 정책을 발표하는 등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강조하고 대학생들에게 자기 가치를 실

현하고 스스로 도전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任涛涛·张
文静, 2020). 심각한 고용 상황 속에서 중국 지방정부도 다양

한 지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세금 인센티브, 기업 육

성, 플랫폼 구축, 정보 제공, 교육 지원 등과 같은 관련 조치

를 도입하여 창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관련 조

사 및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약 40%가 창업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강한 추진력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任涛涛·张文静, 2020).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의 대학생 창업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대학생의 창업과 지역경제에 관한 실증분석 연

구는 부족하다.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창업만족도, 창업 의도와 창업교육, 창업정책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지역경제효과에 관한 연구는 창업기업이나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매출과 고용 창출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지다가 이동주 외(2011)는 고용지표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

여하는 정도를 연구하였고, 김원규·김진웅(2014)은 지식, 기업

가정신, GDP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경제성장의 영향도를 실

증분석하였다. 최근에는 지역내총생산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창업이 지역과 산업별 고용과 경제성장에 미친 동태적 효과

를 실증 분석한 김홍기·신호철(2022)의 연구가 있었다.
대학생 창업과 관련한 국가별 비교연구로는 대부분 창업교

육, 창업정책, 창업생태계 등에 관한 비교 연구가 대부분으로, 
대학 졸업생의 창업이 실제 소속지역의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비교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여러 국가 중에 

중국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한 이유는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 

심각한 청년 취업난과 지역 격차의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 

한국과 유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혁신적으로 대학생 창업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

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

대로 국가별 주안점을 찾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졸업생 창업이 지역 경제성장에 미

치는 영향을 지역별 및 국가별로 비교하여 실증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의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졸업생 창업이 소속지역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는 데 있다. 따라서, 대학 

졸업생 창업자 수의 비율(이하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

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핵심가설을 세

우고 분석하였으며, 그 외 대학 졸업생 취업률, 지역 내 신설

법인 수, 지역 내 대학 졸업자 수, 지역 내 기업의 연구개발

비(R&D)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최근 한국과 중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균형발전’

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학령인구 감소

와 청년 이탈률로 인한 위기 인식으로 대한민국 정부(2014)의 

‘지방대학육성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대학

의 불균형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침으로 교육부(2024)는 ‘지
방 대학 활성화 사업’을 발표하고 대학-지방정부가 파트너십

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연계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의 지방 대학은 해당 지역과의 긴

밀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역 내 새로운 플랫폼

의 역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중국도 1990년대 

이래부터 지역균형개발정책을 내세우며 지역 간의 불균형 해

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KOTRA, 2022) 최근 

중국 교육부(2018)의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에서는 대

학과 지방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박동 외, 2021).

Ⅱ. 이론적 배경
 

2.1. 기업가정신과 대학생 창업

‘업’을 이루는 창업은 개인의 적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

운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노력의 결과물이

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가정신에 근거하며, 개인의 의지와 노

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열망과 가치를 나타

낸다고 Brandstätter(2011)가 정의하였다(임진아·왕하, 2023).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발전해왔다. 대

표적으로 Schumpeter(1934)는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도입하

여 기업가정신을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원재료, 새로운 생산

방법 기술,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형태의 조직과 같은 신

조합을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고, Drucker(1985)는 기

업가정신을 현존하는 자원을 활용한 혁신 수단의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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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정의하였으며, Timmons(1994)는 기업가정신을 기회를 

발견하고 사고하고 추론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강조하며, 이러

한 방식은 비전과 균형 있는 리더십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고 정의하였다(임진아·왕하, 2023).
Mitra(2008)의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창업이 경제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창업을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사회 변화를 촉진한다고 강조하

였다(임진아·왕하, 2023). Bergmann et al.(2014)은 창업을 생각

하는 학생들을 분석한 결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창업

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창업자 개인의 특성이

었지만, 창업자가 소속한 대학의 환경 또한 학생이 창업을 하

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며 대학의 

창업환경을 강조하였다(임진아·왕하, 2023).
최근 대학은 지역 내 혁신기지의 역할로서 기업가적 대학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생 창업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대학의 연구와 

기술성과를 활용,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기회 창출, 지역과 

국가 경제 발전이 그 이유이다(Good et al., 2019; Hayter et 
al., 2018; Miller & Acs, 2017; Huang-Saad et al., 2017; Di 
Gregorio & Shane, 2003, 이경주·김은영, 2018).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대학의 창업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는데, 그들은 1인당 지

역 소득, 거주민 수, 인구성장률 및 기업 수, 특정 산업의 집

적, 그리고 해당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액 등이 대학 창업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Kuratko, 2005; Audretsch 
& Lehmann, 2005; Wagner & Sternberg, 2004; Shane, 2003; 김

종운, 2015). 종합해보면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대학생 창업

을 이끌어내고 대학의 졸업생 창업이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

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

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2. 한국 및 중국 대학생 창업

위와 같이 창업과 경제성장의 효과를 입증하며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대학에서도 창업을 중요하게 생

각하여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우진·황보윤

(2015)은 대한민국 창업교육 연대기에서 한국의 창업교육 발

달과정을 살펴보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창업학 연구와 창업 

과정 설계가 필요하다고 앞으로의 창업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김대성(2023)은 한국 IT 붐을 일으켰던 많은 벤처 

1세대들이 대학 창업생태계 안에서 태어났고, 최근 대학에서

는 창업을 정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학의 창업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대학은 제도와 인프라가 중요하므로 대학의 창업생태계 조

성이 중요한데, 이우진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창업생태계의 
환경은 제도적 환경, 소비시장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제

도적 환경은 창업생태계의 상호작용과 물질순환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하지만 이를 원활하게 촉진하는 촉매의 역할을 담당

하는 각종 인프라, 문화, 지원정책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중국에서도 ‘대중창업, 만중창신’의 정책과 함께 대학생 창

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任涛涛·张文静
(2020)의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이 경제 구조 조정

과 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공급과잉

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중국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수요

의 개인화, 다양화, 차별화는 만족되지 않지만, 대학생의 트렌

디한 아이디어와 기업가적 프로젝트는 현재 사회 발전의 요

구에 부응한다고 설명하였고,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GDP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비교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구

자억(2020)은 한국과 중국대학의 창업교육 변천과 현황에 대

하여 비교하며, 한국은 정부의 지원으로 대학이 주체적으로 

창업교육을 추진한 데 비하여, 중국은 지방정부의 활발한 지

원과 함께 대학이 연합회를 결성하여 창업교육을 시행한다고 

설명하며, 한국은 대학 간 자원의 공유와 확보에 한계성을 극

복하기 위하여 다수의 대학 간 ‘창업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봉걸(2019)은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창업 생태 비교연구에

서 중국대학 졸업생의 창업 의향이 한국 대학 졸업생보다 10
배 많다고 밝히며,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

부가 기업가정신을 조기 교육하고 민간이 창업 기금을 조성

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3. 경제성장
 
솔로우의 신고전파 성장 모형은 경제성장에 대한 중요한 모형 

중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데, Solow(1956)는 경제성장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활발하게 하였다. 그는 자본, 노동, 기술이라는 

주요한 요소들이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총생산량과 경제성장률을 분석하였다(임진아·왕하, 2023).

Schmitz(1989)의 내생적 성장 모형에서는 노동력과 기업가 

요소를 구분하여 생산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새로운 사업의 창출이 내생적 성장을 주도하는 요소로 간주

하며, 기업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기업가의 비

중이 높아지면 추가적인 생산을 유발하고 이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김홍기·신호철, 2022).
Romer(1990)는 노동과 자본 외에도 인적자본과 기술의 내생

성을 강조하여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 접근을 제시하였다. 그

는 기존의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에 더해 인적자본과 기술

의 내생성을 고려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경제성

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기술을 규모에 대한 

수확 체증 생산함수에 도입하여 기술 진보가 경제성장에 기

여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이수창·이환범, 2017; 임진아·왕하, 
202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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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s(1988)는 인적자본과 학습효과를 중요하게 강조하였고, 
Grossman & Helpman(1991)은 R&D로부터 창출된 새로운 기술

이 집적된 중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이윤재, 2003).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연구로, 창업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국가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어 오고 있

다. GEM 연구는 기존 기업, 창업 활동, 그리고 다른 다양한 

요소들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국

가별로 창업 수준과 경제성장이 연관되어있는 주장을 제시하

고 있다(김홍기·신호철, 2022).

2.4. 지역 경제와 성장 지표

지역경쟁력은 8가지 결정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역의 경제력, 지방의 세계화 수준, 지역의 인적자본, 지역의 

기술 수준,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수

준 및 주민 삶의 질로 구분할 수 있다(고종환, 1999).
지역 경제성장은 지역의 경제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역

의 경제력은 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경제적 능력으로 잠재력, 
생산력, 구매력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지역 경제

력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생산력이다(김용만, 
2000). 실제적으로 생산능력을 뜻하는 생산력이 가장 대표적

이기 때문에 이 생산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지역내총

생산이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김용만, 2000).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변수에는 경제적성과, 사회적 성과, 

조직 내부 구조, 활동 영역 또는 사명, 지역과의 관계로 구분

할 수 있는데, 특히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변수에는 국

민총생산, 매출액, 총부가가치, 수입/지출이 있다(Artis et al., 
2015). Acs(2006)은 GEM 자료를 근간으로 창업 활동이 1인당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업 활동을 장려해야 하고, 선진

국에서는 기업가의 창업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한 시스템 마

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최돈승 외, 2014).

2.5. 창업과 경제성장

한국에서 창업과 경제성장에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시도

되고 있다. 이윤재(2003)는 GEM 가설과 성장 모형과의 관계

를 규명하고, 총창업 활동지수(TEA)와 경제성장률을 통해 두 

지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는 기

업가정신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Schumpeterian의 접근방식에서는 슘페터가 강

조한 창조적 파괴를 설명하며 혁신적인 기술이 도입되면 생

산성이 향상되는데, 혁신의 메커니즘을 결정하는 기술 수준의 

요인들이 중요하며, 그 요인들로는 R&D 투자, 법제도, 교육

인프라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Romer(1986, 1990)의 접근방

식에서는 루머가 강조한 다종부품투입모형을 설명하며 연구

개발(R&D)에 의해 새로 개발된 부품이 최종 제품 조립에 사

용될 때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또한, R&D 투자는 새

로운 기술의 개발과 창업 기회 및 능력 향상을 촉진하는 역

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GEM, 2000; 2001; 이윤재, 2003).
이윤재(2009)는 창업 활동과 고용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우

리나라를 지역별로 구분하여(광역시와 도 지역) 실증분석을 

진행하였고, 박남규(2020)는 대학의 창업교육지원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지역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 지역내총

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과 지역 주민의 소

득과 주민세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김명수, 1998).
김홍기·신호철(2022)은 199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사업체 

조사 미시 데이터와 지역의 경제지표인 지역내총생산 데이터 

등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창업이 고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지역을 선정한 연구도 이루

어지고 있다. 임규진(2015)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16개 

광역시도 신규사업체 수, 지역내총생산 등의 패널데이터와 대

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원사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혜진(2016)의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6개 지

역의 데이터를 통하여 창업 활동이 지역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일반분야 신생기업은 지역 내 총생

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 분야의 
신생기업은 경제성장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였다(임진아·왕하, 2023). 이수창·이환범(2017)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6개의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패널 분석한 

결과, 정부지출, 연구개발 투자액, 지식재산권 출현 건수, 제

조업 종사자 수, 물적 자본 투자율, 인적자본이 지역 경제성

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임진아·왕하, 2023).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김

지영·이예림(2016)은 부산지역의 창업기업을 창업 3년 이내와 

5년 이내, 10년 이내로 기업을 구분하여 부산지역의 창업 활

동이 지역경제의 성장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

구에서 창업기업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역경

제성장률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임진아·왕하, 2023).
중국에서도 창업과 경제성장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邹欣(2018)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33개
국의 국가 간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경제성장, 산업구조 고

도화, 소득 격차 등 3가지 차원에서 혁신적 기업가정신과 일

반 기업가정신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혁
신 창업가정신은 중진국의 경제성장, 산업구조 고도화, 소득 

격차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西爱琴 외(2023)의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산둥성 

137개 현과 시를 대상으로 1인당 소득증가, 창업집적도, 지출 

규모 등의 변수로 경제성장을 실증분석한 결과 혁신적인 생

산자 서비스 분야의 창업은 경제성장 효과가 높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R&D 역량도 매우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는데,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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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투자, 연구

인력, 연구소, 대학, 기업체 등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성

과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tern, 2000; 김상호·박시

현, 2006; 이수창·이환범, 2017).
위와 같이 다양한 각도로 창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

고 있고, 대학정보공시의 창업통계, 창업통계조사 등 기본적

인 통계자료가 많이 공개되고 있지만, 대학생 창업이라는 특

정 대상으로 표본 지역을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

가 부족하고, 실제로 대학 졸업생 창업이 지역 경제성장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국가별 비

교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및 중국 대학 졸업

생 창업률을 대상으로 지역 경제성장 효과를 실증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대학생 창업은 지역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olow(1956)가 경제성장 모형에서 설명한 바에 따라 생산요

소로서 자본과 노동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

므로 본 연구에서는 변수를 큰 범위에서 자본적 측면과 노동

적 측면으로 구분해보았는데, 자본적 측면으로는 지역의 경제

성장률과 지역내총생산(GRDP)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 신설

법인의 수와 지역 내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 규모를 통

제변수로 사용하였고, 노동적 측면으로 대학생 취업률과 지역

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수를 사용하였다.
앞서 정리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가설의 설정과 변

수 선정 근거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가설은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창업이 경제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Mitra(2008)의 이론과 창업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GEM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위의 가설을 근거로하여 ‘대학 졸업생 창업률’을 독립변수

로, ‘지역경제성장률’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대학 졸업생 

창업률은 한국의 경우 대학알리미에서 공개하는 대학 졸업생 

취업현황(대학알리미, 2016~2021)의 ‘창업’ 통계를 활용하였고, 
중국의 경우 표본 대학에서 발표하는 취업질량보고서의 ‘자주

창업’ 통계를 활용하였다. 지역경제 성장률은 한국의 경우 통

계청의 ‘시도별 경제성장률’, 중국의 경우 국가통계국에서 제

공하는 ‘시성급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그 외에 4개의 통제 변수를 선정하였는데, 첫 번째 통제변

수로는 자본, 노동, 생산량의 비율로 경제성장 이론을 설명한 

Solow의 이론과 창업과 고용의 효과를 밝힌 이윤재(2009)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노동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학 졸업

생 취업률’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 통제변수로는 내생적 기업

가 활동이 경제 성장의 핵심 결정 요인이라는 모델을 제시한 

Schmitz의 이론과 신설법인으로 실증분석 연구를 진행한 임규

진(2015), 정혜진(2016)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가의 활동

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역 신설법인 수’를 선정하였다. 세 번

째 통제변수로는 인적자본이 더 많이 축적될수록 1인당 소득

이 영구적으로 높아지며, 균형상태서 인적자본 축적률이 1인
당 소득증가율과 같게 되는 모델을 제시한 Lucas의 이론과 

인적자본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이수

창·이환범(2017)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의 인적자본요소

를 통제하기 위하여 ‘지역 내 대학 졸업생 수’를 선정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통제변수로는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며,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창출되고 경

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한 Romer와 창조적 파괴를 강조한 

Schumpeter의 이론, 연구개발투자액이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

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이수창·이환범(2017)의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연구개발투자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역 내 기업

의 연구개발(R&D) 지출액’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졸업생 창업자가 지역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림 1>의 연구모형을 근거로 하여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가설: 대학 졸업생 창업률은 지역경제성장률에 (+)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3.1. 표본 및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였으며, 실증

분석을 위해서 <표 1>과 같이 본 연구의 연구대상을 정리해

보았다. 한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17개 시도별 지역에서 

35개 대학을 선정하고, 중국은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13개 

시성급 지역에서 21개 대학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본 선정 기준은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의 판단표본추출방법을 

택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교육부 “대학발(發) 창업 활성화 방

안”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업 중심대학,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창업교육 거점대학, 창업교육 우수대학을 위

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중국의 경우에는 “대중창업, 만중

창신”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시범기지 중에서 대학만을 선

정하였으며, 데이터가 없는 대학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임진아·왕하

186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9 No.2

구분 권역 지역 대학 대학 수(개)

한국

6개
권역

/
17개
지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앙대, 이화여대, 한양대,
고려대, 성균관대, 인하대,

한국공학대
7개

강원권 강원도 강릉원주대, 강원대 2개

충청권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한남대, 대전대, 한밭대,
충남대, 충북대, 순천향대,

호서대, 고려대(세종)
8개

영남권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계명대, 부산대, 부산외대,
부경대, 울산대, 영남대,

대구대, 안동대, 포항공과대,
경상국립대, 창원대

11개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전남대, 군산대, 원광대,
전북대, 목포대, 순천대

6개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 1개

합계 35개

중국

6개
권역

/
13개
지역

화북지역 북경시
청화대, 북경대,

북경항공항천대, 북경이공대
4개

동북지역
길림성,
흑룡강성

길림대, 하얼빈공업대 2개

화동지역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산동성,

복건성

상해교통대, 복단대,
상해기술대, 남경대,

남경이공대,
남경공업직업기술대, 절강대,

산동대, 하문대

9개

화중지역 호북성, 호남성 우한대, 화중기술대, 중남대 3개

화남지역 광동성 화남이공대 1개

서남지역 사천성, 중경시 사천대, 중경대 2개

합계 21개

<표 1> 한국과 중국 권역별 표본 대학

* 출처: 한국-교육부(2023), 한국연구재단(2020)/ 중국-국가통계국(2023), 교육부
(2016~2020), 바이두(2021)

3.2. 변수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창업이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과 중국 두 나라 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따라

서, 앞에 나온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수를 아래 <표 

2>과 같이 선정하였다.

변수 유형 변수명 선행연구 출처(한국) 출처(중국)
종속변수 지역경제성장률 Solow(1956) 통계청 국가통계국

독립변수 대학 졸업생 창업률
Mitra(2008),

GEM(2000,2001)
대학정보공시 대학사이트

통제변수

대학 졸업생 취업률
Solow(1956),
이윤재(2009)

대학정보공시 국가통계국

지역 신설법인 수
Schmitz(1989),
임규진(2015),
정혜진(2016)

통계청 국가통계국

지역 내 대학 
졸업생 수

Lucas(1988),
이수창·이환범

(2017)

통계청,
교육통계

국가통계국

지역 내 기업 R&D
지출액

Romer(1986;1990),
Schumpeter

(1934),
이수창·이환범

(2017)

통계청,
NTIS

국가통계국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역 경제성장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

여 지역의 경제성장률로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대학 졸업생 

창업자 수, 대학 졸업생 창업률로 선정하였고, 상관관계 분석

을 위해 통제변수로 대학 졸업생 취업률, 대학 졸업생 수, 대

학 졸업생 취업률, 지역 인구수, 지역 신설법인 수, 지역 법인 

기업 수, 지역 내 기업 R&D 지출액, 지역 내 대학 졸업생 

수, 지역 내 대학 졸업생 비율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3.3.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 창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

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력모형을 설정하였다. 

  
지역경제성장률는 한국과 중국이 t기에 지역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설명변수는 한국과 중국의 

각 지역 대학 졸업생 창업률을 나타낸다. X는 통제변수를 나

타낸다. 본 논문은 Mitra(2008), Solow(1956), Schmitz(1989), 
Lucas(1988), Romer(1986, 1990), Schumpeter(1934)의 이론적 배

경을 바탕으로 지역 내 기업 연구개발지출액, 지역 내 대학 

졸업생 수, 취업률, 신설법인의 수를 통제했다. 변수의 정의와 

출처는 <표 2>에 정리하였다. 

<그림 2> 중국 대학 창업과 지역경제 성장률

<그림 3> 한국 대학 창업과 지역경제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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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결과

4.1. 기초통계분석

각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다음 <표 3>과 같다. 모든 변수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국 17
개 지역의 35개 대학, 중국 13개 도시의 21개 대학의 표본이

므로 한국은 210개의 관측치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126개
의 관측치를 가지고 있다. 

<표 3>에서 정리한 결과를 따르면 한국의 대학 졸업생 창업

률의 기초통계량은 평균치, 최대값, 최소값은 각각 0.78, 1.69, 
0으로 나타나며, 중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평균수준 및 최대치

는 중국보다 낮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학생 

창업비율이 한국보다 더 높음을 시사할 수 있다.

한국 중국

변수 Obs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Obs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GRDPR
(지역경제성장률)

210 1.84 2.42 -6.8 8 126 6.3784 3.023919 -5 12.9

ER
(대학 졸업생 취업률)

210 0.497 0.112 0.733 0.185 126 0.949 0.035 0.845 1

NCOs
(신설법인의 수)

210 3822.9 5042.7 193 22554 126 123453.8 152696.5 -15071 642801

UFR
(대학 졸업생 창업률)

210 .78 .27 0 1.69 126 .4583734 .800359 0 5.474993

NGLU
(지역 대학 졸업자 수)

210 26803.48 24219.96 2223 85641 126 272956.9 148387.3 92227 605382

R&D(천달러)
(지역 내 기업 연구개발 지출액)

210 192584.2 235238.9 2385 883035 126 6942607 9816172 2385 40600000

<표 3>변수의 기초통계량  

두 개 이상의 그룹 간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 방법인 

ANCOVA(공분산방법)를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의 대학 졸업

생 창업률의 차이를 검증하고 표본 크기 차이를 보정하였다. 
ANCOVA 분석 결과, 대학 졸업생의 창업률에 대한 국가 간 

차이는 F(1, 327)=7.82,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

였다. 이는 한국과 중국 간의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서로 다

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표본 크기의 차이를 보정한 결

과이므로 결과의 신뢰성이 보다 높음을 강조할 수 있다. 
한편, <그림 2>, <그림 3>에서 산포도를 통하여 대학 졸업

생 창업률과 지역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한국 대

학 졸업생 창업률과 지역경제성장률 간에 양(+)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그림 3>에서의 회귀식 기울기는 0.066이며, <그림 

2>에서의 회귀식 기울기인 0.038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더 정밀

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산팽창계수(VIFs) 결과에 따르면, 최대 3.43으로 나타났으

므로, 변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되지 않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안정적인 분석을 위해 다중공

선성에 대한 우려를 제거한 결과로 얻을 수 있다.

<그림 4> 한국 대학 졸업생 창업률과 지역경제성장률

<그림 5> 중국 대학 졸업생 창업률과 지역경제성장률

<그림 4>, <그림 5>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한국과 중국의 

대학 졸업생 창업률과 지역경제성장률을 나타낸다. 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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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창업률은 대학별 평균값으로 계산하였으며, 지역경제성장

률도 지역별 평균값으로 구하였다. 
<그림 4>에서와 같이 한국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는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을 기점으

로 감소하다가 2020년부터는 다시 증가하였다. 한국 지역경제

성장률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에는 증

가하였고 COVID-19를 겪은 2020년에는 급감하였다가 2021년
에는 급증하는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림 4>에서 특이한 점

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역경제성장률은 낮아지는 반대 양상을 보이다가 

2019년부터는 다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림 5>에서와 같이 중국의 경우, 중국 대학 졸업생 창업

률은 2016년에 급증하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2018
년에는 급감하고 2020년까지는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다 2021
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국 지역경제성장률

은 2016년부터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급증하

였다. <그림 5>에서와 같이 중국의 경우에는 2016년과 2020
년부터 2021년까지를 제외한 2017부터 2020년까지는 중국 대

학 졸업생 창업률과 지역경제성장률이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림 4>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국과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는 먼저 한국과 중국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

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에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각각 지

역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을 1로 설정하고, 비수도권은 0으로 설정하였다. 
본 데이터는 횡단면과 시계열로 구축된 패널데이터이기 때

문에 하우스만 검정의 결과에서 변수들과 오차항 간의 상관

관계가 존재하므로,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였다. 이는 개별

단위의 시간 불변 특성을 통제하고, 변화하는 변수들의 영향

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연구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표 4>에는 대학 졸업생 창업률, 지역 

내 기업 연구개발 지출액, 대학 졸업생 취업률, 지역 내 대학 

졸업생 수, 신설법인의 수의 계수 값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t-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이하동일)

<표 4>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열(1)을 보면 중국에서는 대

학 졸업생 창업률의 계수가 0.084이며, 열(2)에서 대학 졸업생 

창업률과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차변수

를 포함한 다변량 회귀 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대학 창

업 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측정하였다. 
시차모형 열(2)에서의 대학 졸업생 창업률의 계수 값은 

0.079이다. 한국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열(3)을 보면 한국의 경우 대

학 졸업생 창업률의 계수는 0.523이며, 열(4)에서 시차모형에

서의 대학 졸업생 창업률의 계수 값은 0.121이다. 이는 대학 

졸업생 창업이 한국의 지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지역 대학 졸업생 중에서 창업자 수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의 경제성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인 경우, 지역 내 기업 연구개발 지출액은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지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차 모델에서는 중국의 경우 

음(-)의 계수를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양(+)의 유의미한 계수를 

가지고 있다. 취업률은 중국에서 지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한국에서는 그 영향이 크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대학 졸업생 수는 중국과 한

국 모두에서 지역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냈다. 신설법인의 수의 경우는 중국에서 지역 경

제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에서는 음(-)의 

계수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기본 모델 R-sq 값은 0.072로, 모델이 변동성을 적게 

설명하는 반면, 중국은 0.480으로 훨씬 더 많은 변동성을 설

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는 지역에 속한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중국과 한국의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각 국가의 경제 구조와 정책의 

특성, 그리고 경제 발전의 단계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이서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변수

(1) (2) (3) (4)

중국 중국 한국 한국

지역경제 지역경제 지역경제 지역경제   
L.ln_UFR

대학 졸업생 
창업률

0.084**
(2.11)

0.079*
(1.86)

0.523***
(2.93)

0.121*
(0.85)

L.ln_RDP
지역 내 기업 

0.261***
(3.22)

0.179**
(2.42)

0.431
(0.376)

-0.074
(-1.44)

<표 4> 대학 졸업생 창업률과 지역경제의 패널분석 결과 

연구개발 
지출액 

L.ln_JIUYE
대학 졸업생 

취업률

0.267***
(2.68)

0.164**
(2.12)

1.187**
(2.29)

1.427***
(2.65)

L.ln_NGLU
지역 내 대학 
졸업생 수

-0.234
(-2.02)

-0.081
(-0.79)

-1.822
(-1.228)

-0.118
(-1.25)

L.ln_NCOS
신설법인의 수 

0.104**
(2.07)

-0.074
(-1.50)

1.715***
(7.11)

.171**
(2.04)

con
-0.258
(-0.21)

0.779
(0.78)

1.983***
(2.80)

1.872***
(2.79)

N 126 120 210 166

R-sq 0.480 0.213 0.072 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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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중국 중국 한국 한국

지역경제 지역경제 지역경제 지역경제    
ln_UFR

대학 졸업생 
창업률

0.087**
(2.22)

0.135**
(2.54)

0.545***
(3.005)

0.171***
(2.60)

ln_RDP
지역 내 기업 
연구개발 지출액 

0.133*
(1.89)

0.234***
(2.74)

-0.022
(-0.459)

-0.099
(-1.38)

ln_JIUYE
대학 졸업생 

취업률

0.317***
(2.79)

0.230**
(2.18)

1.494**
(2.606)

0.896*
(1.91)

ln_NGLU
지역내 대학 
졸업생 수

-0.072
(-0.70)

0.673***
(5.11)

-1.744
(-1.067)

-0.198
(-1.40)

ln_NCOS
신설법인의 수 

-0.066
(-1.36)

-0.087*
(-1.68)

1.475***
(6.229)

0.316
(1.50)

dum_area
-0.241*
(-1.71)

0.147
(0.92)

0.095
(0.562)

-0.007
(-0.05)

cons
1.581
(1.29)

-5.849***
(-3.73)

0.936
(1.519)

0.871*
(1.92)

N 126 120 210 166

R-sq 0.214 0.127 0.056 0.079

<표 5>더미변수를 추가하여 한중 비교분석 결과 

<표 5>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대학 졸업

생 창업률이 각각 지역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열(1)과 (2)를 보면, 중국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모든 모형에서 양의 값을 가지며, 열(2)시차모형에

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다. 이는 중국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중국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의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제 성과

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3)과 (4)를 보면 한국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제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 수도권

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할 때 대학 졸업생 창업률

이 역시 지역경제 성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의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제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통제변수인 연구개발비의 경우, 중국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의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중국과 한

국의 지역경제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하

였다. <표 6>은 코로나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중국 및 한국의 

졸업생 창업률이 각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

준연도설정은 2019년으로 설정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0, 이후

에는 1로 설정하였다. 수도권은 1, 비수도권은 0으로 설정하였다.

변수

(1) (2) (3) (4)

중국 중국 한국 한국

지역경제 지역경제 지역경제 지역경제

코로나전후
수도권·비수도권
코로나전후

코로나전후
수도권·비수도권
코로나전후

ln_UFR
대학 졸업생 

창업률

0.048**
(1.610)

0.089**
(2.16)

0.378**
(2.024)

0.168**
(2.12)

ln_RDP
지역 내 기업 
연구개발 
지출액

0.384***
(6.535)

0.235***
(2.74)

0.098
(0.128)

-0.074*
(-1.82)

ln_JIUYE
대학 졸업생 

취업률

0.387***
(5.511)

0.231**
(2.19)

-0.114
(-0.111)

1.403***
(4.14)

ln_NGLU
지역내 대학 
졸업생 수

-0.798***
(-9.927)

-0.253**
(-2.16)

-2.499*
(-1.726)

-0.197
(-1.45)

ln_NCOS
신설법인의 수 

0.031
(0.764)

-0.094*
(-1.83)

2.149***
(8.083)

0.317
(1.47)

metro_area
-0.186
(-0.80)

-0.001
(-0.01)

corona_dum
-0.755***
(-11.721)

-0.016
(-0.10)

-0.501***
(-3.465)

0.021
(0.15)

CONS
2.376**
(2.509)

0.611
(0.41)

8.049
(0.459)

0.859*
(1.76)

N 103 173 166

R-sq 0.655 0.508 0.354 0.079

<표 6>코로나 전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한중 비교분석 결과  

<표 6>에서 보다시피 열(1)과 (3)은 코로나 전후에 중국 및 

한국의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 더미변수의 계수값이 -0.755이므로 중

국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제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0.048-0.755=-0.707) 매우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창업을 결정하

기가 어려웠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열(3)에서 한국의 경

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제에 긍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중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0.378-0.501=-0.123),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지

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열(2)와 (4)는 중국 및 한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 전후 

비교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열(2)와 같이, 코로나 이전 

중국의 경우, 비수도권의 대학생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후에는 비

수도권 대학생 졸업생 창업률이 여전히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수도권의 대학생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제

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4)에서 한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코로나 전후의 비교분석 

결과를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 이후에도 는 

한국 비수도권과 수도권 대학생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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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수도권의 

영향이 더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전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코로나 전후에 연구개발

비가 중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경제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은 반대로 결과가 나타났다. 대학 졸업생 

취업률의 경우, 코로나 전과 후에 중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

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의 

경우,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코로나 전후에 지역경제에 영향

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국가별로 창업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학을 선정하였고, 선행연

구를 토대로 변수를 설정한 뒤 해당 데이터를 취합하였다. 
Stata를 활용한 실증분석으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따져서 

국가별 지역별로 영향 정도를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

았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대학 졸업생 창업률은 지역경제에 모

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

국보다 한국의 지역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지역 대학에서 배출하는 창업자 수의 비율이 t-1기 지

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비교 분석해보았을 때,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

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두 국가 모두에서 관찰되었으

나, 이 영향의 정도는 한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는 대학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경제와의 연계가 중국보

다 더 발달해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대학 창업자들이 지역경

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 된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대학 졸업생 창

업률은 양국 모두 비수도권 보다 수도권의 대학 졸업생 창업

률이 지역경제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중국보다 한국이 작용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넷째, 코로나 전후로 분석한 결과, 한국과 중국의 모두 코로

나 이전에는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제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

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는 비수도권의 대학생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

제에 미치는 영향이 수도권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

로나 이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학생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이유는 코로나의 여파가 대학 졸업생 창업률과 지역경

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차이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지역별 규제와 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창업환경에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자면, 한국과 중국의 대학 졸업생 창업률은 

지역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 지방정부

에서는 지역 내 소재한 대학과 지역특화의 공동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학생 창업을 지지하고 이로 인하여 

신설법인의 증가 효과가 발생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신설

기업의 증가는 지역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데 유입

인구의 증가는 가구 수 증가로 이어지고 인구대비 지역 내 

대학 졸업생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대학과 지역은 다양한 창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

방간의 격차와 불균형은 심각해지고 있으며(김민제, 2023), 대

학의 수가 급격하게 줄고(성지은, 2023), 이러한 영향은 해당 

지역에 연쇄반응처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박동출 외, 2023).
2023년 대학정보공시 자료로 저자가 집계해본 결과, 수도권

의 평균 취업률은 63.9%이고, 비수도권의 평균 취업률은 

63.3%로 0.6%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대학알리미, 2023a), 수
도권의 평균 재학생 창업률은 14명, 비수도권은 7명으로 2배
의 차이가 나고 있고, 창업지원액에서도 수도권과 비수권이 

3.6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대학알리미, 2023c). 지역의 청년 

이탈도 심각한 상황인데 실제로 대학 중도탈락률의 경우 수

도권은 3.8%인데, 비수도권대학은 6%로 이 또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대학알리미, 2023b).
한국과 중국 정부는 대학생 창업과 관련하여 활발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대상과 지역의 핵심역량을 토대로 특화지원을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창업과 

지역 경제성장의 관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먼저, 양국의 대학생 창업과 지역 경제성장에 관해서는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지역의 내적 및 

외적의 SWOT 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 기회의 요인과 위기

의 요인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하여 발전가능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대학-지역에서 고민하는 유사한 

지표를 선정하여 주체별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 유사한 지표란 대학의 

취업률과 지역의 고용률, 대학의 입학생 수와 지역의 인구수

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셋째, 대학-지역의 소속원들이 자유롭

게 소통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학이 속한 지역의 창업 활동 수업이나 프로젝트 과제

를 통하여 학생은 대학 내에서의 소속감뿐만 아니라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소속감과 관련 활동을 통한 성취

감으로 인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고, 이로 인

하여 대학이나 지역의 이탈을 줄일 수 있다.
양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

이디어를 기획하는 지역에 특화된 실습 제도(수업이나 프로젝

트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대학의 지

역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는데 지역에 대

한 기본적인 이해와 상황을 알게 되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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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으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 둘째, 국가별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 또는 중국 지역

의 특성과 유사하거나 상호보완이 가능한 타국의 지역을 찾

아 협력해야 한다. 셋째,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네

트워크 구축과 협력 프로젝트를 내실화하여 상호 간의 이해

와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세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기

존 연구와는 달리 창업정책의 혜택을 받은 대학을 국가별 6
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창업지표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둘째, 
대학의 창업지표와 대학의 소재 지역을 매칭하여 실증분석했

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대등한 지표를 선정하여 

국가별 비교를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중 대학생 창업의 지역경제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
앞서 논의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중국 자료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

었고, 양국에서 공개되어있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비교가 가

능한 지표를 선정했기 때문에 지표의 다양성에 한계가 존재

한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대

학 졸업생 창업기업의 업종이나 소재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산학협력실태조사에서 

조사 및 입력을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연구자 

개인이 열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가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비교로 양국의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고 대학과 지역에 대한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각 지역의 대

학과 지방정부의 발전과 상생방안을 고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을 지역별로 비교 연구하여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과 스타트업 기업에게 파트너십이 가능

한 지역의 연결을 돕는 교량의 역할로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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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the Local Economic Impact of

University Student Startup i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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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Xia**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university graduate Startup rates on economic growth in the regions where universities are located, 
using panel data from 35 universities in 17 regions in Korea and 21 universities in 13 cities in China over a six-year period from 2016 
to 2021. In Korea, a total of 35 universities were selected as par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s "University-initiated Startup" policy, 
including Startup-oriented universities, leading universities in Startup education innovation, Startup education bases, and excellent 
universities in Startup education, while in China, 21 universities were selected as part of the pilot bases established as part of the "Mass 
Entrepreneurship, Mass Innovation" policy. To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f the universities on the regions where they are located, we 
aimed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 using economic indicators of the economic growth rate of the regions 
where they are located.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the Startup rate of university graduates in Korea and China both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rate, but the Startup rate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in Korea has a greater 
impact on the regional economy than in China. Based on the findings that the number of entrepreneurs produced by universities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economic growth of their regions, this study draws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universities and regions in 
revitalizing local economies and the establishment of systems to resolve the imbalance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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