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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선정된 6차산업화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 제

정, 2015년 6월 시행됨에 따라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6차산업의 핵심 사업의 하나가 6차산업 인증기업의 선정 및 

관리이다. 6차산업 인증기업의 육성·관리를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Eunil Son, 

2019). 

6차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 성과를 형성하는데 기업가 정신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 전제는 기업이 성과를 최적

화하기 위해서는 직면한 외부 환경에 맞는 전략적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라고 가정한다(Lumpkin and Dess, 2001). 

외부 조건에서 발생하는 제약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의 단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고안하는 데 

능숙한 기업은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환경의 역동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외부 환경의 복잡성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만연한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은 시장 역학, 기술 발전, 

진화하는 고객 기대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세계화의 힘은 시장 범위를 확대하여 경쟁업체의 확산을 가져왔

고, 제한적이고 식별 가능한 수의 시장 참가자로 특징지어졌던 과거와는 대조적으로 영원한 경쟁의 시대를 열었다

(Lee and Moon, 2022).

더욱이, 기술 진화의 가속화 속도는 제품의 수명주기를 단축시키고 새로운 기술 솔루션의 급속한 출현을 촉진하며 

동시에 기존 제품의 노후화를 가속화한다. 활발한 기술 교류와 융합을 통해 산업간 장벽을 허물면 파급효과가 증폭

되고, 한 분야의 혁신이 다양한 산업에 깊은 울림을 준다.

이러한 역동적인 환경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고 기업 성과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

는 6차 산업이 특히 큰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는 6차 산업에서 기업가 정신, 지속가능성, 기업 성공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조사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비즈니스 생태계 내에서 도전 과제를 탐색하고 기회를 활용하는 데 기업가

적 이니셔티브가 수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조명한다.

대외적 불확실성이 큰 제약과 위협을 안겨주는 역동적인 6차 산업 환경에서 기업은 이러한 난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눈부신 성장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역량의 중심에는 기업가 정신

과 혁신이 서로 얽혀 있는 개념이 있으며, 이들의 공생 관계는 기업의 전략적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탐구된다

(Al-Askari, 2011). 기업 활동의 창조적 진화는 기업가적 이니셔티브에 의해 근본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과 혁신 사이의 연계는 중추적이다(Al-Askari, 2011).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투자 결정과 전략적 행동을 포괄하는 다양한 위험 감수 행동을 

요약한다. 이는 대담한 제품 혁신, 기술을 선도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경쟁 기업에 대한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경향이 

특징인 개척 정신으로 나타난다(Zahra, 1991). 연구 결과는 기업가 정신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 고용 창출, 

실업률 감소, 기업 가치 창출(경제 성장과 활력의 원동력)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입증한다. 결과적으로 최근 수십 

년 동안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했다(Brenkert, 2009).

직원 고용 창출,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제품 혁신 등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는 대부분의 기업가정신 연구는 기

업가 정신을 기업 성과 개선 및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Ibourk & Amaghouss, 

2013). 스타트업과 같은 아이디어나 기술 중심 벤처의 창조와 성공 과정에 대한 탐구로 시작된 것이 기업 수준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더 넓은 이해로 발전했다. 오늘날 기업가 정신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전

략적 성공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Low and MacMillan, 1988; TaeSun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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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21).

6차 산업의 맥락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McDougall과 Oviatt(2000)의 미시경제적 관점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설명한다. 첫 번째는 경영진의 태도와 시장에서 기회를 추구하여 회사의 가치를 

창출하려는 욕구와 관련된다. 두 번째는 기업의 기업가적 행동을 강조하며, 시장 기회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기회에 

부합하는 조직 자원의 개발을 강조한다. 6차 산업 분야의 기업가 정신과 기업 성과에 대한 이러한 탐구는 빠르게 변

화하는 이 분야에서 성공과 혁신을 주도하는 전략적 필수 요소를 조명한다.

McDougall과 Oviatt(2000)의 관점은 창업가에 대한 기존연구가 개인 창업가 수준과 기업 수준 모두에서 수행되

었으며 Low와 MacMillan(1988)이 제시한 관점과 일치함을 시사한다. Nadkarni(2013)는 혁신 활동이 본질적으로 

기업가적 프로세스를 구성한다고 가정한다. Brenkert(2009)은 기업가 정신이 이러한 추진의 핵심 원천으로 확인되

면서 혁신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의 변화 성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기업 수준에서 기업가 정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며 혁신, 주도성 및 위험 감수를 기반으로 기업 

수준 기업가 정신을 측정한 Miller(1983)의 조사에서 설정한 궤적을 반영한다. Brenkert(2009), Covin & 

Slevin(1991), Low & MacMillan(1988), McDougall & Zahra(1991), Zahra & Covin(1995) 등의 수많은 후속 연

구에서 이러한 사실이 강조되었다. 기업가 정신이 기업 차원에서 발현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 맞

춰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혁신성, 진보성, 위험 감수의 차원으로 통합하고, 지속가능성은 제품 혁신과 프로세

스 혁신으로 분류한다.

재무 지표, 시장 점유율, 고객 만족도, 내부 프로세스 효율성, 품질 향상, 배송 효율성, 유연성 및 직원 만족도를 

포함하는 기업 성과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 방법을 사용한다(Kaplan & Norton, 

1992). 특히, 본 연구의 성과변수는 혁신 성과로 조작화되었으며, 이는 기업가 정신과 지속가능성이 기업의 변화 및 

혁신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해와 일치한다. 연구 모델은 기업가 정신, 지속가능성, 혁신 성과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가정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의 매개 효과도 탐구한다. 가설은 구조 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실증

된다. 

이번 연구에서 예상되는 결과는 다양하다. 첫째, 기업가 정신은 기술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혁신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경쟁사를 능

가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관리가능한 위험을 계산적으로 수용하는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는 기업은 적극적인 지속가

능성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혁신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술 혁신이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대는 제품 

및 프로세스 수준 모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시장의 고객과 경쟁업체에 강력한 혁신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다는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성과 사이의 기술 혁신의 매개 역할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의 통로를 통해 기업가 정신과 혁신 성과 사이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중재자로서 지속가능성

의 미묘한 영향을 탐색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성과가 다양한 경영활동과 실천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재무적 성과나 경

영성과 등 널리 채택되는 성과지표를 활용하는 데 따르는 한계점에 직면한다. 이 연구는 변수를 혁신 성과로 제한함

으로써 기업가 정신과 혁신 활동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보다 미묘한 이해를 제공하려고 노력

한다.



176  J Korean Soc Qual Manag  Vol. 52, No. 1: 173-183, March 2024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2.1 6차 산업

2023년 12월 기준 6차산업 인증기업 수는 경남지역 244개소를 비롯하여 전국에 총 2,486개소이다. 2015년 802

개소에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인증기업 수 증가는 매출과 고용 증가로 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6차산업 인증기업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6차산업이 IT, BT, NT 등 기술과의 융복합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AI 등의 내외부 환경변화와 연계하거나 극복하여

야 한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영자의 기업가정신과 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기업가 정

신, 지속가능성, 혁신 성과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모형으로 제시하고, 6차산업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사례 연구를 제시하였다. 

6차 산업은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한 변화의 시대를 의미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이 핵심 기둥이 되

어 전통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 인터넷, 5G,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글로벌 연결은 원활한 정보 흐름을 촉진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혼란에 빠뜨리고 혁신을 촉진하지만, 일자리 대체와 같은 문제를 야

기한다. 사회적 영향에는 소비자 행동의 변화,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및 윤리적 고려 사항이 포함된다. 6차 산업은 

전례 없는 기회를 제시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역동적인 환경에 적응하도록 촉구한다.

2.2 기업가 정신

Davis(1998)가 정의한 기업가 정신은 독립적으로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며 혁신, 위험 수용,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시장 도전, 진보성 추구에 대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관리자의 높은 수준의 기업가 정신이 시장 

경쟁자에 비해 더 큰 성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Covin & Slevin, 1991), 이 분야의 초기 연구는 

주로 신생 기업 및 벤처 기업 활성화를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Zahra & Covin, 1995). 그러나 

Brenkert(2009)는 개별 창업자에게 맞춰진 일반적인 정의가 일반 기업 경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

하면서 창업자를 위해 고안된 기업가 정신 개념을 대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회사 유형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을 강조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Covin과 Slevin(1991)은 창업가행을 개인 창업가의 행동이 아닌 기업 행동 모델로 

보고 창업가행 연구 패러다임을 기업 수준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기업 차원의 기업가 정신 모델이 

기업 효율성은 그 차원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개인 차원의 행동이 기업과 개인의 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쳐 기업 

성과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별 관리자가 강력한 기업가 정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구현하고 이를 회사의 역량과 일치시키는 기

업의 능력이 기업가적 성과를 실현하는 데 중요하다는 주장이 강조되었다. 이로 인해 최근 기업 차원에서 기업가 정

신이 재정의되었다. 새로 창출된 자원을 기업 차원의 기회에 연결하고, 기업 역량을 확장하고, 고객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 및 개발하고, 잠재적인 고객 요구를 충족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 수준의 기업가 정신 연구는 기업가 정신을 기업의 지배적인 특성, 특히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관리자의 독립

적인 지향으로 식별한 Miller(1983)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Miller(1983, 1993)는 혁신, 적극성 및 위험 감수를 기업

가 정신의 필수 구성 요소로 묘사했다. 본 연구에서 기업가 정신은 Miller(1983, 1993) 구성 요소의 렌즈를 통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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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는데, 여기서 혁신성은 시장 요구에 맞게 제품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회사의 능력과 관련이 있고, 적극성은 새로

운 제품,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는 기술, 위험 허용도는 높은 불확실성에

도 불구하고 전략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2.3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 논문은 지속 가능한 관행을 운영에 통합하려는 기업을 위한 강력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다.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지속가능성의 다각적인 성격을 탐구한다. 이 연구는 지속 가능한 개발, 

삼중 수익 이론, 탄력성 이론과 같은 주요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전체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이는 이러한 차원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시스템 사고와 전환 관리 전략을 사용하여 지속가능성 문제의 복잡성을 탐색한다. 이는 기업이 운영하

는 상호 연결된 시스템을 이해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행을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 연구는 

지속 가능한 결과를 형성하는 데 있어 제도, 정치 생태학, 조직 역량의 역할을 탐구한다.

이 논문의 주목할 만한 측면은 기업이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영향도 고려하도록 옹호하는 삼중 

수익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맞게 전략을 조정하여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이 백서는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자 참여, 윤리적 

고려 사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한다.

본질적으로 이 논문은 지속가능성을 수용하려는 기업을 위한 포괄적인 가이드 역할을 하며 실용적인 통찰력과 함

께 풍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이는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단순히 책임이 아닌 혁신, 경쟁력 및 장기적인 원천으

로 보도록 장려한다.

2.2 혁신성과

Schumpeter(1934)는 혁신을 제품, 생산 방법, 시장, 공급업체 및 기업 구조와 같은 차원을 포괄하는 새로움을 추

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개념화는 후속 혁신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Anderson and King, 1993; 

Armbruster et al., 2008; Damanpour and Evan, 1984; Totterdell et al., 2002). Camison과 Lopez(2010)는 혁신

이 기업 가치의 평가절하를 방지하고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Teeceet al.(1997), 

Eisenhardt와 Martin(2000)은 혁신이 경쟁우위와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혁신이 기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지만, 혁신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혁신의 속도, 수준, 목표를 기준으로 혁신을 분류한다. 속도 측면에서는 점진적 

혁신 또는 급진적 혁신으로 구별된다(Mosey, 2005; Kanter, 1985; Simon et al., 2002). 혁신 수준에 따라 탐색적 

또는 착취적 혁신으로 분류된다(Gupta et al., 2006; Im, Rai, 2008; Jansen et al., 2006; Kristal et al., 2010). 

혁신의 목표는 기술 혁신과 경영혁신으로 구분된다(Armbruster et al., 2008; Camison and Lopez, 2010; 

Damanpour and Evan, 1984; Schumpeter, 1934). 본 연구는 후자의 분류에 부합하며, 특히 혁신의 대상에 초점을 

맞췄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회사의 혁신 이니셔티브에서 관리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혁신에 내재된 위험과 

파괴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도입 또는 구현 단계에서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려면 경영자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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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가 정신과 창의적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Kwon and Son, 2014). 혁신의 성공은 혁

신에 대한 경영진의 헌신과 지원 없이는 보장하기 어렵습니다(Hage & Dewar, 1973).  따라서 관리자는 혁신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혁신에 대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 조직의 비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Kanter, 1988).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1 자료수집

기존 연구에서는 대상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술 혁신 활동과 혁신 성과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and Hong, 2011). 기존 연구를 검토한 본 연구에서는 Figure 4와 같이 기업가 정신, 지속가능성, 혁신성과 

간의 관계를 연구 모델과 가설로 제시한다.

가설:

기업가 정신은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가 정신은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속가능성은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검정을 위한 연구 모델과 측정 도구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인정된 이전 연구에서 채택되었다. 도구는 구조화

된 질문을 사용하여 내용 타당성을 확보했으며, 일부 질문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 주제에 맞게 수정되었

다. 모든 측정 도구는 5점 등간격 척도를 활용하여 응답자들이 질문과의 일치 정도에 따라 1~5 범위의 척도로 동의

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자세한 내용은 Table 1 참조).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2023년 1월 경상남도, 전라남도 소재 6차산업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 300부를 배포

하여 290개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설문조사 전 기업과 전화 통화를 거쳐 이메일을 통해 배포됐다. 공동작

업에서는 설문조사에 응답할 최고 경영진, 부서 관리자 또는 더 높은 직위에 있는 개인을 찾았습니다. 수집된 설문지

는 완성도가 낮은 설문지(응답이 불완전하거나 한 숫자에 집중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선별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극단값을 갖는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해 정규성 테스트를 수행했다.

제외 후 9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제거되어 실증적 분석을 위해 281개의 유효한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

된 데이터의 특성은 <표 2>와 같이 성별, 최종학력, 고용 형태를 포함한다. 산업은 표준 산업 분류에 따라 분류되어 

분석 프로세스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본질적으로,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 지속가능성 및 혁신 성과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있어 신뢰성과 관련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세트를 엄격하게 선별했다.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의 알파값은 0.902로 0.6보다 높은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문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부 신뢰성 분석 결과는 <Table 2>에 표시되어 있으며 가장 낮은 값이 0.890으로 모두 0.6보다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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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 Frequency Percent Valid Frequency Percent

Male 164 58.4 College graduate 24 8.5

Female 117 41.6 college graduate 68 24.2

Full-time 225 80.1
Graduate school 

(master's degree)
175 62.3

non-regular 

worker
56 19.9

Graduate school 

(doctorate)
14 5.0

Total 281 100.0 Total 281 100.0

Table 2. Demographic analysis

Factor
Cronbach’s al-

pha
Factor

Cronbach’s al-

pha
Factor

Cronbach’s al-

pha

strengthening 

innovation
.893

innovation 

performance
.898

cost 

management
.892

accept in-

novation
.929 target effect .894

financial 

management
.893

sales promotion .891
corporate 

performance
.895

safe fund 

operation
.893

strengthening 

communication
.890

sales 

achievement 

rate

.894

building a 

long-term 

strategy

.893

innovation pref-

erence
.895

organizational 

development 

performance

.895 job creation .895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3.2 모형

가설을 근간으로 만든 모형은 기업가 정신과 지속가능성, 혁신 성과는 서로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보는 

것이며, 또한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 강화 의지, 혁신 아이디어의 적극적 수용, 창의적 마케팅 방법

의 개발 및 적용, 의사소통을 통한 생산강화, 위계질서보다 독창적이고 혁신성 선호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

속가능경영은 효율적 생산비용 관리, 재무관리, 건전하고 안전한 자금 운영, 장기전략구축 및 고용 창출 노력의 관계

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혁신 성과로는 혁신 추진성과, 목표 달성, 혁신 기대 성과, 긍정적 매출 달성, 긍정적 조직

발전의 관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기업가 정신, 지속가능성 및 혁신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경제, 사회 및 환경 발전을 추진

하는 데 있어 이 세 가지 요소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는 역동적인 프레임워크로 구성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은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추구하는 혁신 문화를 조성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지속가능성 원칙은 기업

가가 경제적 성장과 환경적,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맞추도록 안내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혁신은 글로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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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발전을 창출함으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모형은 

책임 있는 6차 산업분야에서 기업가적 노력이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

이라 생각한다.  

Figure 4. Research model

3.3 분석결과

Figure 4. Research model and path coefficient

연구모형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카이제곱값이 210.664로 높지만 설문대상이 200명을 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으며 다른 적합도 지수들은 대부분 권장 수준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료가 모형

에 적합함을 시사하고 있다(Lee and Cho,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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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Path
hypothesis 

direction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p-value result

Hypothesis 1
entrepreneurship ↔ 

sustainability
+ 0.775 0.000 do not reject

Hypothesis 2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performance
+ 0.681 0.000 do not reject

Hypothesis 3
innovation performance ↔ 

sustainability
+ 0.758 0.000 do not reject

Table 4. Hypothesis test results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 정신은 지속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기업가 정신은 혁신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

다. 셋째. 혁신성과는 지속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3은 채택되었다. 

4. 결  론

6차산업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불확실한 환경변화

에서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은 혁신을 주도하고 기업의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이 지속가능성과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모형으로 제시하고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 정신은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 정신은 혁신성에 초점을 두었

고,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6차산업 인증기업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은 혁신에 대한 의지와 수

용은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둘째, 기업가 정신은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차산업 인증기업의 경우 기업가 정

신은 목표나 매출 달성 등의 혁신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인증기업의 사례를 보더라도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이 조직의 운영이나 발전 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쨰, 혁신성과는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매출 달성 등의 결과는 안정적인 

재무관리와 장기전략 강화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6차산업 인증기업의 주요한 목표의 하나

가 매출과 고용임을 고려할 때 혁신 성과와 지속가능성의 관계 검정 결과가 의미가 있어 보인다. 

6차산업 인증기업은 혁신을 통하여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고, 이는 지속가능성과 혁신 성과에 연결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을 통한 경제적 측면의 개선은 기업의 성과로 직결된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어 보

인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6차산업 기업가 정신이 지속가능성과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차산업 기업가 정신의 모델이 다른 분야의 기업가 정신에도 적용 가능한지 등의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 모델의 일반성 및 보편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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