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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금융기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 등의 많은 창업지원 자금을 통해 약 35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창업기업에 약 100조원 이상을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2020년도 부처별 창업

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90개 사업)에서 모두 1조 4,517억원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예산 중 스

타트업 지원 비중은 85%에 달한 반면 스케일업(성장·성숙기)지원은 15%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 후 3년간 생존율은 39.1%로 10곳 중 4곳 정도만 살아남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5년간 살아남을 확

률은 27.5% 10곳 중 3곳 정도만 살아남는다. 반면 해외 창업기업들은 5년간 창업기업 생존율은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기창업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

치는 영향관계에서 창업만족도의 매개역할에 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전국 초기창업자들을 대상으

로 2020년 4월 1일부터 5월15일까지 하였고 총 245부 중 222부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설문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창업동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이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되었다. 또한, 초기창업자의 창업준

비의 하위 요인 중 아이템준비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둘째, 초기창업자의 창업만족도가 사업계속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되었다. 셋째, 창업동기의 자아실현 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또한,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의 아이템 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넷째,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간에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또한,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간에 창업만족도의 매개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초기창업자들의 창업만족도를 높이고 계속 가능

한 창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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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공금융기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관과 산업

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을 통해 약 35조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3년간(2016~2018년)창업기업에 약 100조원을 지원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2020)도 2015~2017
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총 16조원을 

지원했다. 은행권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금

융지원을 지속하였고 창업지원금으로 신보에 65억 원을 특별

출연하였거나 혁신창업대출상품 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

소벤처기업부(2020)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4)와 한국엔젤투

자협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벤처투자가 4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에 역대 최

대 예산인 1조 9000억 원 규모 펀드를 결성하고 전체 출자재

원 중 5,200억 원은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고, 7,000억 원은 

초기에서 성장단계에 진입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 초기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중소

벤처기업부(2020)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2020년도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90개 사업)에서 모두 

1조 4,517억원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이낸셜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창업초기기업들의 생존율은 선진국에 비

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청(2018)의 국내창업

기업 생존주기(2015년 최종기준)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3년 생

존율은 39.1%, 5년 생존율은 27.5%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5
년간 창업기업 생존율은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하고 있다. 

OECD가 발간하는 보고서인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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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lance)’의 통계자료를 보면 스웨덴과 이탈리아, 프랑스, 독

일 등 창업기업 3년 생존율은 각각 75.2%, 60.4%, 54.4%, 
52.6%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도 각

각 62.6%, 50%, 52.%, 51% 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창업기업이 5년 내 10곳 중 7곳이 폐업을 하고 

있다. 대규모 지원에도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낮은 이유

는 금융지원이 주로 초기 스타트업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의 지원예산 중 스타트업 지원 

비중은 85%에 달한 반면 스케일업(성장·성숙기)지원은 15%에 

불과하다. Sandberg & Hoffer(1987)는 ERIS 모델을 바탕으로 

창업 기업의 실패 원인을 연구하였는데 한국 창업기업의 실

패는 ‘사업준비 부족형(경영의 어려움-기업가 요인)’이 가장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준비 부족형 실패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창업하고 결국 불완전 제품

을 출시하였다가 시장에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Shephard(2000)는 창업 기업신생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시장에서의 새로움, 생산의 새로움, 경영의 새로움

을 들었다. 하규수(2009)는 초창기의 창업기업일수록 기업가

의 리더십과 역량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정도

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조성주 외(2014)은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창업초기 기

업의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고 하였다. 김성훈·남정민(2016)은 창업활성화를 지향하는 정

부의 수많은 지원사업들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창

업선진국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창업을 하거나 준

비 중인 사람들과 소통되지 않은 일방적인 지원이라는데 있

다고 하였다. 이기만(2018)은 실제 창업을 한 창업가를 대상

으로 창업가가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업전에 사

전 준비가 잘되어야 하는데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시

간을 가지고 창업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창업 전이나 창업 

후에도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은 철저히 받아야하

며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쌓을수록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데 유용하다고 연구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기반 지원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창업자들과 소통이 

부족하고 창업자들의 창업성과 외적인 창업만족이나 사업계

속의도에 대한 기초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창업 초

기 기업의 실패율이 높은 이유는 초기창업자들이 정확한 창

업준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창업동기가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 맞는 창업을 시작하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

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

고자 한다. 또한, 창업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무적 시

사점을 도출하고, 초기창업자들의 창업만족도를 높이고 계속 

가능한 창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2.1 초기창업자의 개념

Schumpeter(1934)는 창업자를 창조적 파괴과정에 기여하는 리

더로서 경제시스템에서 새로운 구성요소들을 통합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Ajzen(1991)은 초기창업자 행동에 대한 이론

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그는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의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면서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 의도를 행

동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Swiercz and 
Lydon(1996)는 창업가가 유망한 비전을 기반으로 초기 스타트

업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면서 스타

트업 구성원들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동기가 생긴다고 하였다. 
Reynolds & White(1997)초기창업자(Nascent Entrepreneur)는 새

로운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Aldrich & 
Martinez(2001)은 초기창업자는 그 정의의 다양함에도 불구하

고 일반적으로 태동 가능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진지하게 창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는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이후 연령별 조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Kantis et al.(2002)은 창업 후 3년간의 초기

발전단계에서는 성공적인 시장진입과 자금조달 등 경영문제의 

해결을 통해 창업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는 시기이

다. 국내에서 초기창업자의 정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
의 3에는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라

고 하였다. 박해근·양동우(2018)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

26조 1항에서는  입주대상 및 기간을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

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통계청(2018)의 기업생멸행정통계는 창

업기업의 5년간 생존율 제시하였으며, 아산나눔재단의 마루

180에서는 스타트업 보육 대상 창업이후 5년 이내로 하였다. 
조달청은 창업초기이면서 조달 시장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을 위해 창업초기 기업의 인정범위를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송치승·노영환(2011)은 국내 벤처기업들의 평균 

생존기간이 약 5년으로 연구하였으며, 오재우 외(2015)는 창업

초기기업을 창업진흥원에서 규정한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

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고, 박준기·이세윤(2017)는 창

업 후 5년 이내의 스타트업 초기단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혜영·김진수(2017)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대상인 지식서비스

업,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중소

기업 중 매출액이 활성화되지 않은 사업화 과정에 있는 업력 

3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박정우(2020) 
은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를 벗어나는데 평균적으로 5년이 소

요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2014), 송치승·노영환

(2011), 오재우 외(2015), 박정우(2020)는 초기창업자란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개인 또는 법인창업자로 정의하였으며 연령별 

초기창업자의 선행연구를 <표 1>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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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령별 초기창업자의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 연령 세부연구

국내
관련
자료
및
학술
논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년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창업보육센터 3년 창업보육센터 입주 사업개시일로 3년 이내

통계청(2018) 5년 기업생멸행정통계 5년 생존율 제시

아산나눔재단 
마루 180

5년 스타트업 보육 대상 창업 이후 5년 이내

조달청(2014) 5년 창업초기이면서 5년 이내의 기업

송치승·노용환(2011) 5년 벤처기업 창업이후 5년간 생존율 금감

오재우 외(2015) 5년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박준기·이세윤(2017) 5년 창업 후 5년 이내의 스타트업 초기단계

이혜영·김진수(2017) 3년 업력 3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 대상 연구

박정우(2020) 5년 초기단계를 벗어나 평균 5년 소요 기업

출처: 박정우(2020)연구자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정리함.

2.2 창업동기의 개념과 구성

2.2.1 창업동기의 개념

동기(Motive)는 오늘날 교육학, 심리학, 전략경영 등 다양한 

학문에서 많은 연구되고 있는 개념으로써,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직접요인으로 총칭하고 있다. 창업동기는 창업을 

의도하거나 선택하게 된 추진동력이나 이유와 연관된 개념이

다. Gilad & Levine(1986)은 푸시-풀이론(push-pull theory)에서 

전통적으로 창업동기에 관한 가장 대표적 이론으로서 대표적 

풀(pull)요인으로는 성취욕구, 독립심, 사회적 사명 등이 있는

데 대체적으로 창업기회 자체의 매력과 창업이 가져오는 긍

정적 결과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Begley & Boyd(1987)은 

창업동기는 창업 성공여부를 가름하고, 창업이후에도 기업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이기에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Ajzen(2005)은 창업동기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것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신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도록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이주헌(2008)
은 동기이론에서 개인의 욕구를 크게 경제적 욕구와 관련된 

하위욕구와 사회적욕구, 자기존중 욕구와 자기실현 욕구 등과 

관련된 상위욕구의 구조로 되어있다고 하였다.
 Carsrud & Brannback(2011)은 창업동기도 내재적동기와 외

재적 동기로 구분되는데 내재적 동기는 성취감이나 성공과 

같은 내적인 요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며, 외재적 동기는 돈

이나 권력, 신분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창업자들의 창업동기의 

하위요인으로 경제적 성취동기, 자아실현동기, 혁신성(아이디

어 실현동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2.2 경제적 성취동기의 개념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20년 3월 국내 성인남녀 1,348명 설

문조사에 의하면 성인남녀 5명 중 1명이 창업을 해봤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위해 창업을 시작하지만 창업자 중 50% 
이상은 2년을 견디지 못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

히 창업을 하는 주된 동기는 ‘돈’이 이었는데  51%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나왔다고 한다. 창업자들의 창

업동기는 돈을 많이 벌기위해서 창업을 하고 있다. 
McClelland(1961)는 성취동기이론에서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

은 문제 해결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어려운 목표

에 대해서도 위험을 감수하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성과를 실

현시킨다고 하였다. Shane Kolvereid & Westhead(1991)의 연구

에서는 지금까지 창업가들의 창업동기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

하면, 창업가들은 독자적으로 일을 하고 싶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다 높은 통제력을 얻기 위해서, 또는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

한·김해룡(2001)은 주로 창업자의 심리적특성 중에서도 성취

욕구(need for achievement)는 가장 많이 연구되어져 왔으며 성

취욕구가 높은 창업자들은 스스로 높은 목표와 기준을 수립

하고 성과를 달성한다. 강한혁(2019)은 창업가들은 외적인 성

과에 대해 집착하는데 권력, 돈, 사회적지지 등에 의하여 동

기가 부연된다고 하였다.

2.2.3 자아실현 동기의 개념

1943년 에이브러햄 매슬로(Abraham Maslow)가 저널에 게재

한 욕구위계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의 가장 상위욕

구에 있는 자아실현 욕구는 자기를 계속 발전하게 하고 잠재

력을 최대한 완성하려는 욕구이다. Murray(1938)은 이러한 자

아실현욕구는 개인의 성취욕구에서 비롯하는데 주요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기술을 숙달하고, 스스로를 통제하여 자신이 

설정한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를 말한다.  
Carter et al.(2003)은 창업 및 직업선택 요인으로 제기한 6가지 

요인은 자아실현, 재무성공, 역할, 혁신, 인정 및 독립이 채택

되어 사용되어 왔다. 김경은·주병철(2018)은 자아실현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현실적이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창의

성을 발휘하며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기에 창업활동에 핵심

적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2.2.4 혁신성(아이디어 실현동기)의 개념

윤종록 외(2009)은 혁신성(Innovation)은 창업가의 특성 중 경

영성과에 가장 큰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많은 학자들에 

의해 현재까지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Schumpeter가 처음으로 

강조한 것으로 그 후 창업가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인정되고 

있다. Hisrich & Peters(1986)는 기업가에게 필요한 능력 자체

로 정의하고 있다. Roger(2003)는 혁신성이 높은 집단은 아이

디어수용, 문제해결능력이 높고 위험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Rogge & Hoffmann(2011)은 혁신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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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의미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판매할 수 있는 신제품이

나 서비스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와 제

품을 제공하는 활동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개인 또는 다른 부

서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아이디어, 실천 또는 대상이다. 
창업자들이 고민한 새로운 아이디어제품이나 서비스를 실현

하려는 의지가 높다. Gartner는 기업가정신에 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의 정의는 무엇이냐?’ 질문을 하였는데 

90가지의 속성가운데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평가 추출되었

는데 혁신(Innovation), 성장(growth), 독특성(uniqueness)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이 Gartner의 혁신성의 속성을 살펴보면 신규 및 

기존의 조직 내에서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시장 또는 기술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행하는 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

구에서의 혁신성이란 Rogge&Hoffmann(2011)의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아이디어, 실천 동기로써 아이디어 실현동기로 정의 

내렸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표 2>로 정리하

였다.

<표 2> 창업동기의 하위요인 선행연구

구분 내용 연구자

경제적 
성취동기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문제 해결에 대하여 스
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어려운 목표에 대해서도 
위험을 감수하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성과를 실
현 

McClelland(1961)

창업자의 심리적특성 중에서 성취욕구는 가장 
많이 연구되어져 왔으며 성취욕구가 높은 창업
자들은 스스로 높은 목표와 높은 기준을 수립하
고 성과달성 

정성한·김해룡
(2001)

창업가들은 외적인 성과에 대해 집착하는데 권
력, 돈, 사회적지지 등에 의하여 동기가 부연

강한혁(2019)

자아실현 
동기

자기를 계속 발전하게 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완
성하려는 욕구

Abraham Maslow
(1943)

개인의 성취욕구에서 비롯하는데 주요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기술을 숙달하고 스스로를 통제
하여 자신이 설정한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Murray(1938)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경험에의 
개방 성, 실재적 삶, 자신에 대한 신념, 자율성,
창조성

Rogers(1951)

창업 및 직업선택 요인으로 제기한 6가지 요인
은 자아실현, 재무성공 ,역할, 혁신, 인정 및 독
립채택

Carteretal(2003)

자아실현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현실적이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이
상적인 목표를 추구하기에 창업활동에 핵심적 
역할

김경은·주병철
(2018)

혁신성
(아이디어 
실현동기)

혁신성(Innovation)은 창업가의 특성 중 경영성과
에 가장 큰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많은 연
구가지속

윤종록 외(2009)

기업가에게 필요한 능력 자체로 정의
Hisrich & Peters

(1986)

혁신은 개인 또는 다른 부서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아이디어, 실천 또는 대상, 창업자들이 
고민한 새로운 아이디어제품이나 서비스를 실현
하려는 의지

Rogge&Hoffmann
(2011)

출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정리함.

2.3 창업준비의 개념

Bird(1988)은 창업은 명백하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

정이다라고 하였다. 남정민 외(2013)는 창업이란 창업주 개인

의 인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 

이전에 필요한 자금, 기술, 인력, 업종선정 등을 철저히 준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남정인(2013)은 자신의 연구에서 창업

준비를 ‘업종선정’, ‘기술 확보’, ‘인력 확보’, ‘사업장 위치선

정’, ‘자본금 확보’에 대한 준비정도를 중심으로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철저한 창업준비는 창업시작에

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오재우·양동우(2014)는 창업

에 필요한 자원인 기술, 사업아이템과 인력, 재원 확보하는 

과정으로 창업준비는 창업자의 시간투자 정도와 노력에 비례

한다고 하였다. 선량·허철무(2019)는 창업동기를 파악하는 것

은 창업활성화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처럼 창업

준비는 창업자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에서 

벗어나 본질적으로 창업자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구체적으로 창업준비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준비의 하위요인으로 사업아이템 준

비, 네트워크준비, 창업팀준비를 구분하여 연구하고자한다. 다

음과 같이 창업준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창업준비의 선행연구

연구자 제  목

Bird(1988)
창업은 명백하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

남정민 외(2013)
창업이란 창업주 개인의 인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 이전에 필요한 자금, 기술,
인력, 업종선정 등을 철저히 준비

Nam(2013)

자신의 연구에서 창업준비를 ‘업종선정’, ‘기술 확보’, ‘인
력 확보’, ‘사업장 위치선정’, ‘자본금 확보’에 대한 준비
정도를 중심으로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에서 철저한 창업준비는 창업 시작에서 가장 중요

오재우·양동우(2014)
창업에 필요한 자원인 기술, 사업아이템과 인력, 재원 
확보하는 과정으로 창업준비는 창업자의 시간투자 정도
와 노력에 비례 

선량·허철무(2019) 창업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창업활성화에 중요

2.4 창업만족도

김영부(2019)는 창업성과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성과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창업의 성공 여

부가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창업성과와 

관련된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창업자의 경험, 학력, 동기 등을 

배경적 변수로 구성하여 창업성과와의 관계를 측정하거나 창

업교육과 창업의지, 창업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대부

분이며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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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한 연구는 매우 적다. Cooper et al.(1984)은 기존 연구들

의 신제품성과에 대한 측정이 단일 차원이 재무적 척도로만 

되어 있음을 비판하였고, 재무적 척도는 신제품 성과를 양적

으로 측정하는 측정치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혁신적 신제품

의 경우 오히려 성과측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경애(2013)는 창업만족이란 창업자가 현재 창업한 분야에 

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이상화·하규수

(2015)는 개인이 현재 창업한 사업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느끼

는 느낌이라고 정의하였고 만족도란 부족함이 없는 흡족한 

상태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종성(2016)은 창업만족

은 창업 CEO가 체감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이자, 창업성과를 측정하는 간접지표로의 취급이 가능하

며, 창업CEO의 창업환경, 이윤창출,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변

화, 목표의 성취, 창업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지상태 

등 창업CEO가 창업을 통해 느끼는 현재 상황과 미래 기대감

에 대한 인지상태 등 포괄 적 감정 상태로 정의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 창업만족도의 선행연구

연구자 제  목

김영부
(2019)

창업성과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성
과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창업의 성공 여부가 상이하게 판단 가
능 기존의 창업성과와 관련된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창업자의 
경험, 학력, 동기 등을 배경적 변수로 구성하여 창업성과와의 
관계를 측정하거나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창업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이 성과에 미
치는 영향 분석을 시도한 연구 부족 

Cooper et
al

(1984)

기존 연구들의 신제품성과에 대한 측정이 단일 차원이 재무적 
척도로만 되어 있음을 비판하였고, 재무적 척도는 신제품 성과
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측정치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혁신적 신
제품의 경우 오히려 성과측정으로 정의

김경애
(2013)

창업만족도가 창업자의 사업 지속성에 직접·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파악은 매개변수가 주는 영향을 파악이 중요

이상화·
하규수
(2015)

개인이 현재 창업한 사업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라고 정의하였고 만족도란 부족함이 없는 흡족한 상태

이종성
(2016)

창업만족은 창업 CEO가 체감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이자, 창업성과를 측정하는 간접지표로의 취급이 
가능하며, 창업CEO의 창업환경, 이윤창출, 사회적 경제적 지위
의 변화, 목표의 성취, 창업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지상
태 등 창업CEO가 창업을 통해 느끼는 현재 상황과 미래 기대
감에 대한 인지상태 등 포괄 적 감정 상태로 정의 하였다.

2.5 사업계속의도
  
Schein(1978)은 사업의욕은 현재 사업 중인 기업가가 새로운 

조직을 설립한 이후 토대를 형성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

조하려는 욕구이다. 사업유지의사에 대한 이론이 명확하게 확

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Mazzarol(1999)은 사업의욕에 영향

에 미치는 요인으로 성취감, 위험감수에 대한 의지, 불확실성

의 감수 등 개인적인 특성과 창업전의 직업과 교육, 종교 등 

배경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다. 하규수·한

정화(2010)는 사업의욕은 사회심리학자들이 제시한 의도적 행

동모델에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구문모(2012)는 

1인 창조기업이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존하면서 사업을 수행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도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예비 1인 

창조기업가들의 경우 기초 역량이 없을 경우 사업의 지속성

에 큰 위험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인우 외(2015)은 중

소, 중견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지속성 분석에서 사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업의 만족도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애(2013)는 사업지속의도라 함은 

현재 창업자가 일에 대한 만족으로 현재 업종을 지속하는 것

이다. 즉, 일에 만족할 때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직업을 지속

으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개인이 현재 창업한 업종에 대해

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도에 따라 사업지속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기만(2018)은 실제 창업을 하고자하는 

예비창업가나 기존창업가들에 사업지속하기 위해서는 관리역

량, 기술역량, 창의역량, 기업가정신을 갖추어야 하고 창업전

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창업분야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경험 등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업지속의도, 사업유지의사, 사업의욕, 사업지

속성, 사업성취욕, 사업지속의도 등 연구자마다 다르게 연구

되어 지고 있으며 이론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경애(2013)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사

업계속의도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표 5>와 같

이 정리하였다.

<표 5> 사업계속의도의 선행연구

연구자 제  목

Schein
(1978)

사업의욕은 현재 사업 중인 기업가가 새로운 조직을 설
립한 이후 토대를 형성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
려는 욕구

Mazzarol
(1999)

사업의욕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으로 성취감, 위험감수에 
대한 의지, 불확실성의 감수 등 개인적인 특성과 창업전
의 직업과 교육, 종교 등 배경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

하규수·한정화
(2010)

사업의욕은 사회심리학자들이 제시한 의도적 행동모델에
서 이론적 틀을 바탕

구문모(2012)
1인 창조기업이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존하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도 스스
로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함

이인우 외
(2015)

중소, 중견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지속성 분석에서 사
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업의 만족도가 
영향을 미침

김경애
(2013)

사업지속의도라 함은 현재 창업자가 일에 대한 만족으로 
현재 업종을 지속하는 것. 즉, 일에 만족할 때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직업을 지속으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개인이 
현재 창업한 업종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도에 
따라 사업지속의도 함

이기만
(2018)

실제 창업을 하고자하는 예비창업가나 기존창업가들에 
사업지속하기 위해서는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
기업가정신을 갖추어야 하고 창업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
요하며 창업분야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경험 등을 충분
히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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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3.1 변수들의 요인 도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논문을 근거로 하여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창업동기의 하위요인은 

경제적 성취동기, 자아실현동기, 혁신성(아이디어실현동기)으
로 창업준비의 하위요인은 아이템준비, 네트워크준비, 창업팀

준비로 각각 구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창업자

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창업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

구를 토대로 하여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변수들과 그 하위요인들간의 관계성은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 분석틀 및 가설설정

상기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분석틀은 <표 6>과 같다.

<표 6> 변수의 조작적 정의 

요인 정의 측정항목 선행연구

독립
변수

창업
동기

경제적 성취동기
창업자들의 창업동기는 더욱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려는 자세와  
창업

부 축적
성취동기

McClelland(1961),
정성한·김해룡(2001),

강한혁(2019)

자아실현 동기
창업자들의 자아실현욕구는 개인의 꿈을 성취하려는 욕구에서 비롯하는데 창업가
로서 꿈을 꾸고 실현시키려는 동기

자아실현동기
Carter et al(2003),
김경은·주병철(2018)

혁신성
(아이디어 실현동기)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아이디어, 실천 동기로써 아이디어 실현동기로 정의
혁신성

(아이디어실현동기)
Rogge&Hoffmann(2011),

윤종록 외(2009)

창업
준비

아이템 준비 창업 전 아이템에 대한 사전준비 및 경험도와 노하우 축적 아이템 준비정도 Nam et al.(2013)

네트워크 준비 창업 전 거래처, 관련종사자, 전문가 등의 네트워킹 준비 정도 네트워크 준비 Coleman(1988), Lin(2002)

창업팀 준비 창업 전 창업팀 구성 준비정도 및 사전조사여부 창업팀 준비
Chowdhury(2005),

Vyakarnam et al.(1999),
이혜영·김진수(2017)

매개
변수

창업만족도
창업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현재 창업상태에 대한 만족도와 현재의 성과에 대
한 기대 달성이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

현재사업만족도
창업 비재무적성과

Cooper et al(1984),
김경애(2013),

이상화·하규수(2015)

종속
변수

사업계속의도
현재 창업을 하고 있는 초기 창업자들이 창업에 만족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
지와 일에 만족할 때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지속으로 하고 향후에도 사업을 계속
할지 여부

현재사업계속의도
향후사업계속의도

Schein(1978),
하규수·한정화(2010),
구문모(2012), 이기만(2018)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상기의 변수들 간의 관계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3.2.1 창업동기와 창업만족도간의 관계

Begley & Boid(1987)는 창업동기의 경우 창업자체 성공여부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특성이나 성공에 핵심적 요인이다. 
또한 변충규·성창수(2014)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동기

와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주요 속성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의 속성을 비교 분석하는 중요도-만족도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는데 필요형 창업은 기회형 창업에 비해 

상대적인 창업 준비기간의 한계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창업

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자원의 부족으로 재무적인 지원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이선협·안은재(2018)는 창업 시 창업만족

도에 미치는 요인을 창업동기, 기업가지향성, 창업의지로 구

분하였다. 창업에 대한 사전적 준비에서 창업동기요인이 중요

하며 창업동기와 창업만족도에서 어떤 요인을 갖고 창업을 

할 것인가를 찾아냈다고 하였다. 이원석·주동범(2016)은 자발

적인 창업으로 창업동기일 경우 직업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강한혁 외(2019)은 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가 정신 그리고 

역량특성이 경영성과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가설 검

증을 통해 창업동기 중 성취동기만이 재무성과, 비재무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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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이 검증되었다. 창업동기의 자발성(생계형 창업이 

아닌 자발적 창업)은 창업결과인 창업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들에 근거해 볼 때 창업동기와 창업만족도는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3.2.2 창업준비와 창업만족도간의 관계

강순빈(2012)은 소기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의 창업동

기 및 창업가정신 그리고 창업 사전준비가 기업성과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사전준비는 기업성과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정민 외(2013)은 창업 시작에 앞서 창업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창업준비성이 창업이후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변수

라고 하였다. 오재우 외(2015)는 창업준비기간이 창업준비성

과 재무적성과 사이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없으나 비

재무적성과에는 유의한 정(+)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김남표·권영주(2018)는 창업자 특성에서 벗어나 

창업 준비단계에 대한 요인분석 연구를 통해 창업준비 수준 

등 개인의 노력 정도에 따른 변수들을 중점 연구하여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창업 준비정도와 창업성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서 창업준비성이 충실할수록 재무적성과는 기각되었고 

비재무적 성과는 채택, 창업만족도는 채택되었다. 기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준비와 창업만족도간의 상호작용을 규

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설정하였다. 

가설 1: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1-2: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2.3 창업만족도와 사업계속의도

이인우 외(2015)은 중소, 중견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지

속성 분석에서 사업의 만족도와 향후 지속성에 관련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어떠한 부분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살펴보았

다. 회귀분석 결과 향후이용의사에는 코디네이터, 연구책임자, 
맞춤형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고, 추천의사에는 연구책임자, 맞춤형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종성 외

(2017)는 외식 창업자의 창업만족도가 사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창업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사업

지속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결과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원석(2016)은 대졸창업자의 창업준비가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직무적합은 

창업에 따른 일자리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만족도는 이

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로보아 창업에 따른 

자신의 직무에서의 적합은 창업성공에 매우 중요하며 창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희혁

(2020)은 사업지속의도는 호의적인태도, 태도와 행동의 만족

스러운 변화, 창업자의 창업경험을 바탕으로 계속적인 의도라

고 하였다. 또한 창업자가 창업에 대한 만족을 느꼈을 경우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

만족도와 사업지속의도와 창업성공은 관계성이 높다고 하였

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초기창업자의 창업만족도는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

선행연구들에서는 창업동기와 창업성과 연구되어지고 있는

데 조정미·공병훈(2012)은 1인 출판 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

업행동 지속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1인 출판의 지속적 창업행

동 분석에 의하면 창업자는 1인 출판의 창업과 경영활동의 

결과인 사업성과의 내적 외적 보상을 평가하여 목표 및 사업 

아이디어를 조정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창업행동을 지속

한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이병권(2014)은 창업동기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업성과를 재무적성

과, 비재무적성과, 기술적 성과로 살펴보았는데, 사회적 인식

을 제외하고 각각의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동기

가 혼재하여 나타났다고 하였다. 강한혁(2019)은 창업자의 창

업동기, 창업가정신 그리고 창업가 역량특성이 창업기업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창업자의 창업

동기가 창업기업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기업 경

영성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창업동기 중 성취동기만

이 재무성과, 비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 결국 

창업동기는 재무, 비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

이 검증되어 경영성과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경영성과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

다. 이는 Maignan & Ferrell(2001)의 경영성과는 지속가능경영

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친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고 하

였다 

3.2.5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오재우 외(2015)는 창업준비성과 재무적성과 사이에서는 유

의한 상호작용 효과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비재무적성과

에는 창업지원금액만 유의한 정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

로 검증되었다. 김태희·주성희(2015)는 사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소상공인 점포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소상공인 전체에

서는 현재 영업 상황 단계, 창업동기, 창업직전의 직업, 사업

체 운영실패경험, 창업 준비기간, 사업운영기간,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금 경험, 경쟁상대로부터 사업지속여부에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맹점의 경우는 나이, 현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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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상황 단계, 경쟁상대, 매출액 증감 과 영업이익증감이 사

업지속의향에 영향을 주고, 독립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유

형태, 창업동기 등과 창업 직전 동일업종 경험 여부, 사업운

영실패경험, 창업준비기간, 영업기간, 외부 자금경험, 소상공

인 관련 협회나 단체 가입여부 등이 사업지속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종성(2016)은 사업지속성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창업가의 심리적특성, 배경적 특성, 창업준비

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데, 심리적특성으로 성취욕

구, 위험감수성, 창의성을 배경적 특성으로는 다양한 경험, 네

트워크, 재무적 자원을, 창업준비성으로 사업기획파악, 사업계

획 수립, 전문가 상담을 중요한 변수로 설정 이들 모두 경영

성과와 창업만족도와 사업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기만(2018)은 창업가가 창업전에 창업준비성 여부

에 따라서 사업체의 사업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

하였데, 검증 결과 창업준비성을 교육, 컨설팅, 경험으로 구분

하여 사업지속성에 미치는 모든 창업준비성 요인이 사업 지

속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소영·조상

미(2018)는 청년창업자의 사업생존 영향요인을 연구하였는데 

청년창업가들에게 철저한 창업준비행동이 요구되며 실효성 

있는 창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시급함을 시사 하였다.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설정하였다. 

가설 3: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는 사업계속 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는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는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6 창업동기, 창업준비, 사업계속의도 창업만

족도

하규수·서상혁(2011)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사

업계속유지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업에 대한 태도, 
과거 사업실패경험,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인 것으로 드러났

다. 사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없는 경우,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수준이 낮을수록 사업에 대

한 계속적인 유지의사가 높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김경애

(2013)는 사업을 하면서 계속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현재 업

종에 만족할 때는 주관적인 것으로 느끼는 만족도에 따라 사

업유지 의사가 있을 수 있다. 이종성(2016)은 사업지속성은 

현재 창업가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만족함으로써 업종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말한다. 사업지속성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창업가의 심리적특성, 배경적 특성, 창업준비성이 요

소는 모두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분

석되었고 경영성과가 창업만족도와 사업지속성에 영향을 주

는 것을 보았다. 이선협·안은재(2018)는 창업 시 창업만족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성요인을 파악하였는데 창업동기 요

인을 창업만족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창업에 대한 사전

적 준비에서 창업 동기요인이 중요하며 창업동기와 창업만족

도에서 어떤 요인을 갖고 창업을 할 것인가를 찾아냈다고 하

였다. 강한혁(2019)은 창업준비성이 경영성과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성취욕구가 경영성과를 매개로 하여 창

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

가 증진될수록 지속가능성은 더욱 확보된다고 판단되기 때문

에 창업자의 창업동기, 창업가 정신 그리고 역량특성은 재무

적, 비재무적 성과를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에 유의

하다고 나왔다. 이기만(2018)은 창업가의 창업 의지는 창업준

비성과 사업지속성에 미치는 인과관계에서 조절역할을 수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

설 설정하였다. 이희혁(2020)은 창업자특성인 성취욕구, 창의

성, 위험감수성 모두 경영성과 유의하며, 경영성과 달성 정도

가 클수록 창업만족도와 사업지속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설 4: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는 사업계속의도

간에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4-1: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는 사업계속의도간에 창업만

족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4-2: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는 사업계속의도간에 창업만

족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3 조사 설계 및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창업만족도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요인들

을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양적접근방법을 실

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초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5월15일까지 하였고 총 245부 중 222부의 자료

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

하였다. 즉, 첫째로, 창업동기 항목인 경제적 성취동기(4문항),
자아실현동기(4문항), 혁신성(아이디어실현동기)(4문항), 둘째, 
창업준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이템준비(5문항), 네트워크준

비(4문항), 창업팀준비(4문항)로 구성하였다. 셋째로, 창업만족

도(4문항), 사업계속의도(4문항)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지 구성은 <표 7>과 같이 요약하였다.

<표 7> 설문지의 구성

구  분 측정요인 문항 수

독립변수

창업동기

경제적 성취동기 4

자아실현 동기 4

혁신성(아이디어실현동기) 4

창업준비

아이템준비 5

네트워크준비 4

창업팀준비 4

매개변수 창업만족도
현재 사업만족도
현재사업 성과만족

4

종속변수 사업계속의도
향후 사업계속의도

실패 후 사업계속의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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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진행한 통계분석 방법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실증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Ver. 23.0)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

째,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factor analysis)과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요인분석은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하였고, 다항목 척도의 신뢰   

성 분석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

였다. 셋째, 측정변수의 평균응답경향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다음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

(multiple-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Ⅳ. 실증 분석 결과

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5년 이내의 초기창업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창업자 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유효한 설문 222명의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과 함께 창업형태, 창업유형, 대표자 포함 직원수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성 157명(70.7%), 여성 65명(29.3%)으로 여성보

다 남성이 많았고, 연령은 20대 31명(14.0%), 30대 78명
(35.2%), 40대 81명(36.4%), 50대 이상 32명(14.4%)으로 30대와 

40대가 전체의 71.6%였다. 
학력은 전문대학교 졸업 32명(14.4%), 대학교 졸업 112명

(50.4%), 대학원(석/박사) 졸업 57명(25.7%)으로 전문대학교 졸

업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29명(13.1%), 100-200만원 미만 

36명(16.2%), 200-300만원 미만 48명(21.6%), 300-400만원 미만 

51명(23.0%), 400-500만원 미만 25명(11.2%), 500만 원 이상 33
명(14.9%)으로 나타났다. 
창업유형은 개인사업자 157명(70.7%), 법인사업자 65명

(29.3%)으로 개인사업자가 많았으며, 창업유형은 1인 창업 

148명(66.7%), 2인 창업 39명(17.5%), 3인 이상 창업 35명
(15.8%)으로 1인 창업이 가장 많았다. 대표자 포함 직원수는 

1명인 경우가 80명(36.0%)으로 가장 많았고, 2명은 35명
(15.8%), 3명은 36명(16.2%), 4명은 25명(11.2%) 등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표 8>과 같

다.

<표 8>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57 70.7

여성 65 29.3

연령

20대 31 14.0

30대 78 35.2

40대 81 36.4

50대 이상 32 14.4

학력

고등학교 졸업 21 9.5

전문대학교 졸업 32 14.4

대학교 졸업 112 50.4

대학원(석/박사) 졸업 57 25.7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9 13.1

100-200만원 미만 36 16.2

200-300만원 미만 48 21.6

300-400만원 미만 51 23.0

400-500만원 미만 25 11.2

500만 원 이상 33 14.9

창업형태
개인사업자 157 70.7

법인사업자 65 29.3

창업유형

1인 창업 148 66.7

2인 창업 39 17.5

3인 이상 창업 35 15.8

대표자 
포함 직원 

수

1명 80 36.0

2명 35 15.8

3명 36 16.2

4명 25 11.2

5명 19 8.6

6명 이상 27 12.2

합 계 222 100.0

4.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

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고유치 

1.0이상, 요인적재량 0.5이상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신뢰성 분

석에서는 Cronbach's α계수 0.7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판단하

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으며, 요인분석 과정에서 아이디

어 실현동기와 네트워크 준비, 사업계속의도에 관한 1항목씩 

총 3개 항목이 요인적재량 0.5이하를 보여 제거하였다. 
요인 추출 전 실시한 KMO 및 Bartlett 검정 결과, KMO 표

본적합도가 .862로 .600이상으로서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유

의하였고, Bar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는 χ2=4045.123, p<.001로
서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또한 고유치 1.0이상인 8개 요인

이 도출되었으며, 총 분산 72.903%로서 60% 이상으로 나타났

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의 유사성에 따라 요인 1은 ‘창
업팀 준비’, 요인 2는 ‘아이템 준비’, 요인 3은 ‘창업만족도’, 
요인 4는 ‘경제적 성취동기’, 요인 5는 ‘사업계속의도’, 요인 6
은 ‘혁신성(아이디어실현동기)’, 요인 7은 ‘자아실현 동기’, 요

인 8은 ‘네트워크 준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창업동기는 경제적 성취동기, 자아실현 동기, 혁신성(아
이디어 실현동기)로 분류되었고, 창업준비는 아이템 준비, 네

트워크 준비, 창업팀 준비로 나뉘었으며, 창업만족도와 사업

계속의도는 단일요인으로 나타났다. 신뢰성 분석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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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계수는 경제적 성취동기 .817, 자아실현 동기 

.771, 혁신성(아이디어 실현동기).842, 아이템 준비 .863, 창업

팀 준비 .946, 네트워크 준비 .849, 창업만족도 .822, 사업계속

의도 .830으로서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9>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결과

요인명 문항
요인적재량

1 2 3 4 5 6 7 8

창업팀 
준비

창업팀 준비2 .873 .222 .075 .032 .036 .015 .032 .208

창업팀 준비4 .858 .163 .158 -.038 .015 .012 .019 .221

창업팀 준비3 .845 .228 .138 .010 .005 .025 .001 .234

창업팀 준비1 .836 .195 .087 -.011 .084 .062 .046 .217

아이템 
준비

아이템 준비2 .092 .816 .064 -.033 .124 .186 .104 .196

아이템 준비3 .149 .807 .214 .054 .076 .085 .155 .113

아이템 준비5 .217 .791 .099 .085 .048 .122 .025 .112

아이템 준비4 .220 .628 .170 .120 -.016 .067 .058 .114

아이템 준비1 .348 .595 .164 .092 .204 .200 .128 -.024

창업
만족도

창업만족도1 .119 .146 .817 .038 .082 .098 .052 .032

창업만족도4 .011 .188 .726 .008 .204 .055 .121 .138

창업만족도2 .235 .089 .722 .022 .252 .140 .047 -.075

창업만족도3 .127 .182 .685 -.037 .242 .065 .169 .137

경제적 
성취동기

경제적 성취동기2 .002 .068 .026 .840 .101 .033 .196 -.068

경제적 성취동기1 -.167 .089 .002 .784 -.019 .042 .010 .159

경제적 성취동기4 .063 .130 .020 .766 .064 .147 .260 -.062

경제적 성취동기3 .168 -.056 -.012 .690 .282 .272 .053 -.031

사업계속
의도

사업계속의도3 .014 .088 .167 .184 .812 .099 .126 .147

사업계속의도4 .082 .083 .256 .119 .808 .070 .110 -.012

사업계속의도2 .027 .117 .257 .029 .755 .128 .097 .002

혁신성
(아이디어 
실현동기)

아이디어 실현동기3 .029 .162 .122 .049 .119 .863 .201 .063

아이디어 실현동기4 .093 .170 .073 .237 .080 .768 .064 .082

아이디어 실현동기2 -.034 .193 .159 .128 .101 .758 .262 .072

자아실현 
동기

자아실현 동기4 .118 .086 .054 .222 .231 .322 .724 .075

자아실현 동기1 -.172 .111 .313 .299 -.127 .122 .708 .071

자아실현 동기3 .322 .051 .012 .145 .221 .317 .646 -.128

자아실현 동기2 -.059 .350 .188 .089 .251 .056 .600 .125

네트워크 
준비

네트워크 준비3 .362 .212 -.029 .008 .017 .091 .098 .785

네트워크 준비2 .369 .210 .115 .095 .034 .156 .049 .718

네트워크 준비4 .390 .142 .178 -.082 .111 .003 -.022 .716

eigenvilue 3.894 3.361 2.747 2.732 2.446 2.435 2.181 2.074

분산 % 12.981 11.203 9.158 9.105 8.153 8.118 7.271 6.914

누적 분산 % 12.981 24.18433.34242.44750.60058.71865.98972.903

Cronbach's α .946 .863 .822 .817 .830 .842 .771 .849

4.3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측정 변수의 평균응답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와 같다. 창업동기는 경제적 성취동기, 
자아실현 동기, 혁신성(아이디어실현동기)의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창업준비는 아이템 준비, 네트워크 준비, 창업팀 준비

의 순으로 평균이 높았으며, 창업만족도에 비해 사업계속의도

의 평균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중 경제적 성취동기의 

평균이 4.257로 가장 높았고, 창업팀 준비의 평균이 3.3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0> 기술통계 분석결과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창업
동기

경제적 성취동기 222 1.50 5.00 4.257 .749

자아실현 동기 222 1.00 5.00 4.119 .814

혁신성(아이디어실현동기) 222 1.67 5.00 4.074 .783

창업
준비

아이템 준비 222 1.00 5.00 3.726 .833

네트워크 준비 222 1.00 5.00 3.494 .991

창업팀 준비 222 1.00 5.00 3.328 1.150

창업만족도 222 1.00 5.00 3.830 .735

사업계속의도 222 1.00 5.00 3.989 .909

한편, 측정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표 11>과 

같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창업만족

도는 창업동기의 자아실현동기, 혁신성(아이디어실현동기) 및 

창업준비의 모든 요인과 양(+)의 상관관계였고, 상관계수는 

.113에서 .440 사이의 값으로 나타났다. 사업계속의도는 창업

동기와 창업준비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상관계수는 .180에서 .506 사이의 값으로 나타났다. 

<표 11>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 분 1 2 3 4 5 6 7 8

1. 경제적 성취동기 1

2. 자아실현 동기 .442*** 1

3. 혁신성
(아이디어 실현동기)

.355*** .517*** 1

4. 아이템 준비 .208*** .411*** .410*** 1

5. 네트워크 준비 .067 .200** .231* .470*** 1

6. 창업팀 준비 .053 .129 .164* .479*** .627*** 1

7. 창업만족도 .113 .400*** .317*** .440*** .292*** .315*** 1

8. 사업계속의도 .290*** .402*** .331*** .303*** .180** .168* .5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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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가설검증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창업동기, 창업준비와 창업만족도 및 사업계속의

도의 영향관계와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시 독립변수와 함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고, 다수의 변수 투입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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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분산 팽창 

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로 확인하였다. 분산 팽창 계

수의 경우 10이상으로 나타나면 높은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창업동기, 창업준비와 

창업만족도 및 사업계속의도의 영향관계는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고,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는 다중회귀분석을 통

해 확인하였다.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1986)1)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

고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회귀모

형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면 부분

매개효과,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

과로 파악되었다.

4.4.1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1은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가설 1의 경우 

하위가설 2개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각각에 대한 분석을 실

시하였다.

4.4.1.1 창업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창

업동기를 독립변수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는 <표 12>와 같으며, VIF 값의 경우 1단계, 2단
계 모두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

모형은 F=3.332, p<.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9.8%였

다. 또한 월 평균 소득(β=.291, t=3.912, p<.001)과 창업형태

(β=.164, t=2.250, p<.05)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소득이 높고 법인사업자일수록 

창업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동기를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7.090,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25.2%로 1단계보다 15.4% 
증가하였다. 창업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경제적 성취동기(β=-.155, t=-2.194, p<.05)는 창업만족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창업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창업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아실현 동기(β=.291, t=3.912, p<.001)와 아이디어 

실현동기(β=.291, t=3.912, p<.001)는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침에 따라 초기창업자의 동기에 있어 자아실현이나 

혁신성(아이디어를 실현동기)이 높을수록 창업만족도가 높아

지고 있다. 이는 창업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자

아실현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1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창업동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이 창업만족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되었다. 

<표 12> 창업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1단계a) 2단계b)

β t P β t P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 .016 .251 .802 .004 .066 .948

연령 -.130 -1.891 .060 -.138 -2.106* .036

학력 -.001 -.010 .992 -.028 -.439 .661

월 소득 .291 3.912*** .000 .275 3.964*** .000

창업형태 .164 2.250* .025 .078 1.122 .263

창업유형 -.008 -.110 .913 -.010 -.136 .892

직원수 -.076 -.877 .381 -.061 -.768 .443

창업
동기

경제적 성취동기 -.155 -2.194* .029

자아실현 동기 .354 4.689*** .000

혁신성
(아이디어 실현동기)

.150 2.052* .041

F 3.332** 7.090***

R2 .098 .252

∆R2 .154

*p<.05, **p<.01, ***p<.001, a)VIF:1.016-1.778, b)VIF:1.063-1.788

4.4.1.2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창

업준비를 독립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3>과 같으며, 1단계와 2단계 모두 VIF가 10이하

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3.332, p<.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9.8%였다. 또

한 월 평균 소득(β=.291, t=3.912, p<.001)과 창업형태(β=.164, 
t=2.250, p<.05)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업준비를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7.948, p<.001에
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27.4%로 1단계보다 17.6% 증

가하였다.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네트워크 준비와 창업팀 준비를 제외하고 아이템 준비(β
=.352, t=4.857, p<.001)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창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창업 아이템에 대한 준비

가 되어 있을수록 창업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창업이후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네트워크나 창업팀에 

대한 준비보다 아이템 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중요

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2(초기창업자

의 창업준비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1) Baron, & Kenny(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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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준비의 하위요인 중 아이템 준비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표 13>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1단계a) 2단계b)

β t P β t P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 .016 .251 .802 .056 .920 .359

연령 -.130 -1.891 .060 -.163 -2.608* .010

학력 -.001 -.010 .992 -.038 -.600 .549

월 소득 .291 3.912*** .000 .228 3.352** .001

창업형태 .164 2.250* .025 .109 1.632 .104

창업유형 -.008 -.110 .913 -.058 -.802 .424

직원수 -.076 -.877 .381 -.054 -.687 .493

창업
준비

아이템 준비 .352 4.857*** .000

네트워크 준비 .069 .864 .389

창업팀 준비 .084 1.036 .301

F 3.332** 7.948***

R2 .098 .274

∆R2 .176

*p<.05, **p<.01, ***p<.001, a)VIF: 1.016-1.778, b)VIF: 1.070-1.895

한편, 창업동기와 창업준비를 모두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창

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1
단계와 2단계 모두 VIF가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

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를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8.204,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33.9%로 1단계보다 

24.1% 증가하였다.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력을 보면, 창업만족도에 대해 경제적 성취동기(β
=-.150, t=-2.240, p<.05)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자아

실현 동기(β=.274, t=3.713, p<.001)와 아이템 준비(β=.235, 
t=3.081, p<.01)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창업을 준

비하는데 있어 경제적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창업만족도가 낮

아지지만, 자아실현 동기와 아이템 준비가 높을수록 창업만족

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14>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p<.05, **p<.01, ***p<.001, a)VIF: 1.016-1.778, b)VIF: 1.121-1.923

 

4.4.2 창업만족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초기창업자의 창업만족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고, 1단계와 2단계 모두에서 VIF
가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

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

은 F=2.119, p<.05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6.5%였다. 
월 평균 소득(β=.181, t=2.391, p<.05)이 사업계속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침에 따라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업계속

의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창업만족도를 추가 투입한 2단계 회

귀모형은 F=10.371,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28.0%로 1단계보다 21.5% 증가하였다. 창업만족도(β=.489, 
t=7.987, p<.001)는 사업계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

었으며, 창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업계속의도가 높아지는 결

과를 보였다. 즉, 창업이후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서

는 창업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초기창업자의 창업만족도는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창업만족도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되었다. 

<표 15> 창업만족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1단계(a) 2단계(b)

β t P β t P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 -.082 -1.234 .218 -.090 -1.540 .125

연령 -.035 -.503 .615 .028 .456 .649

학력 .008 .114 .909 .008 .135 .893

월 소득 .181 2.391* .018 .039 .564 .573

창업형태 .108 1.459 .146 .028 .426 .670

창업유형 -.116 -1.479 .141 -.111 -1.622 .106

직원수 .036 .407 .685 .073 .940 .348

창업만족도 .489 7.987*** .000

F 2.119* 10.371***

R2 .065 .280

∆R2 .215

*p<.05, ***p<.001, a)VIF: 1.016-1.778, b)VIF: 1.016-1.784

  

종속변인
독립변인 

1단계a) 2단계b)

β t P β t P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 .016 .251 .802 .029 .484 .629

연령 -.130 -1.891 .060 -.164 -2.629** .009

학력 -.001 -.010 .992 -.047 -.770 .442

월 소득 .291 3.912*** .000 .237 3.567*** .000

창업형태 .164 2.250* .025 .065 .987 .325

창업유형 -.008 -.110 .913 -.064 -.902 .368

직원수 -.076 -.877 .381 -.048 -.631 .529

창업
동기

경제적 성취동기 -.150 -2.240* .026

자아실현 동기 .274 3.713*** .000

아이디어 실현동기 .079 1.105 .271

창업
준비

아이템 준비 .235 3.081** .002

네트워크 준비 .047 .603 .547

창업팀 준비 .118 1.513 .132

F 3.332** 8.204***

R2 .098 .339

∆R2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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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

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3은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

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하위가설

이 2개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각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4.4.3.1 창업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창

업동기를 독립변수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는 <표 16>과 같으며, VIF 값의 경우 1단계, 2단
계 모두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

모형은 F=2.119, p<.05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6.5%였

다. 월 평균 소득(β=.181, t=2.391, p<.05)이 사업계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업계

속의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창업동기를 추가 투입한 2
단계 회귀모형은 F=6.021,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

력이 22.2%로 1단계보다 15.7% 증가하였다. 창업동기가 사업

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경제적 성취동기와 혁신성

(아이디어실현동기)을 제외하고 자아실현 동기(β=.281, 
t=3.643, p<.001)가 사업계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즉, 초기창업자의 자아실현 동기가 높을수록 사업계속

의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므로 창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 

자아실현 동기가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가설 3-1(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는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창업동기의 자아실현 동기가 사업계속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표 16> 창업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1단계a) 2단계b)

β t P β t P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 -.082 -1.234 .218 -.055 -.882 .379

연령 -.035 -.503 .615 .006 .089 .929

학력 .008 .114 .909 -.013 -.201 .841

월 소득 .181 2.391* .018 .133 1.879 .062

창업형태 .108 1.459 .146 .009 .127 .899

창업유형 -.116 -1.479 .141 -.092 -1.280 .202

직원수 .036 .407 .685 .054 .663 .508

창업
동기

경제적 성취동기 .088 1.228 .221

자아실현 동기 .281 3.643*** .000

아이디어 실현동기 .129 1.725 .086

F 2.119* 6.021***

R2 .065 .222

∆R2 .157

*p<.05, ***p<.001, a)VIF: 1.016-1.778, b)VIF: 1.063-1.788

 

4.4.3.2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창

업준비를 독립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7>과 같으며, 1단계와 2단계 모두 VIF가 10이하

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통제변

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2.119, 
p<.05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6.5%였다. 월 평균 소

득(β=.181, t=2.391, p<.05)이 사업계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에 따라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업계속의도가 높아

지고 있었다. 창업준비를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3.331,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3.6%로 1단
계보다 7.1% 증가하였다.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에서는 네트워크 준비와 창업팀 준비를 제

외하고 아이템 준비(β=.226, t=2.864, p<.01)가 사업계속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창업 아이템에 대한 준비

가 되어 있을수록 사업계속의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므로 사업

을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아이템 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

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3-2(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는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창업준비의 아이템 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표 17>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1단계a) 2단계b)

β t P β t P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 -.082 -1.234 .218 -.061 -.922 .358

연령 -.035 -.503 .615 -.058 -.852 .395

학력 .008 .114 .909 -.020 -.291 .771

월 소득 .181 2.391* .018 .146 1.960 .051

창업형태 .108 1.459 .146 .074 1.015 .311

창업유형 -.116 -1.479 .141 -.145 -1.827 .069

직원수 .036 .407 .685 .053 .615 .539

창업
준비

아이템 준비 .226 2.864** .005

네트워크 준비 .090 1.032 .303

창업팀 준비 .000 -.001 .999

F 2.119* 3.331***

R2 .065 .136

∆R2 .071

*p<.05, **p<.01, ***p<.001, a)VIF: 1.016-1.778, b)VIF: 1.070-1.895

한편, 창업동기와 창업준비를 모두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사

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으

며, 1단계와 2단계 모두 VIF가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과 함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를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4.972,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23.7%로 1단
계보다 17.2% 증가하였다.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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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에서는 자아실현 동기(β=.252, 
t=3.169, p<.01)만이 사업계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18>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1단계a) 2단계b)

β t P β t P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 -.082 -1.234 .218 -.053 -.825 .411

연령 -.035 -.503 .615 -.004 -.054 .957

학력 .008 .114 .909 -.024 -.374 .709

월 소득 .181 2.391* .018 .117 1.641 .102

창업형태 .108 1.459 .146 .006 .086 .931

창업유형 -.116 -1.479 .141 -.124 -1.644 .102

직원수 .036 .407 .685 .062 .760 .448

창업
동기

경제적 성취동기 .090 1.252 .212

자아실현 동기 .252 3.169** .002

아이디어 실현동기 .103 1.349 .179

창업
준비

아이템 준비 .063 .765 .445

네트워크 준비 .055 .662 .508

창업팀 준비 .051 .604 .547

F 2.119* 4.972***

R2 .065 .237

∆R2 .172

*p<.05, **p<.01, ***p<.001, a)VIF: 1.016-1.778, b)VIF: 1.121-1.923

4.4.4 창업동기,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

업만족도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가설 4는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 창업준비와 사

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는 2개의 하위가설로 구성되어 있어 하위가설별로 분석을 하

였다. 
 
4.4.4.1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

개효과

본 연구는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독립변수(창업동기)가 매개변수(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변수(창업동기)가 종속변수(사업계속의도)에 미치

는 영향, 그리고 독립변수(창업동기)와 매개변수(창업만족도)
가 종속변수(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19>와 같이 창업동기가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고, 창업동기는 사업계속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창

업만족도는 사업계속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건이 충족

되었다. 또한,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

개효과가 나타났으며, VIF의 경우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

펴보면, 창업만족도로 인해 창업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

는 영향이 β=.409에서 β=.292로 감소하였으므로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간에는 창업만족도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업만족도가 유의미한 매개변수인지를 확인하기 위

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3.723, p<.01에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1(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사

업계속의도간에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은 창

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간에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남

으로써 채택되었다. 

<표 19>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창업만족도a) 사업계속의도b) 사업계속의도c)

β t P β t P β t P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 .049 .771 .442 -.037 -.607 .544 -.057 -1.011 .313

연령 -.094 -1.419 .157 .015 .231 .818 .053 .889 .375

학력 -.010 -.155 .877 -.005 -.083 .934 -.001 -.021 .983

월 소득 .243 3.369** .001 .114 1.618 .107 .016 .244 .807

창업형태 .107 1.500 .135 .028 .404 .687 -.015 -.234 .815

창업유형 .005 .067 .947 -.097 -1.354 .177 -.099 -1.512 .132

직원수 -.065 -.788 .432 .051 .627 .531 .077 1.041 .299

창업동기 .293 4.518*** .000 .409 6.475*** .000 .292 4.825*** .000

창업만족도 .402 6.592*** .000

F 5.731*** 7.449*** 12.770***

R2 .177 .219 .352

Adj.R2 .146 .189 .324

**p<.01, ***p<.001, a)VIF: 1.029-1.779, b)VIF: 1.029-1.779, c)VIF: 1.032-1.784

 
4.4.4.2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

개효과

본 연구는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독립변수(창업준비)가 매개변수(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변수(창업준비)가 종속변수(사업계속의도)에 미치

는 영향, 그리고 독립변수(창업준비)와 매개변수(창업만족도)
가 종속변수(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20>과 같이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고, 창업준비는 사업계속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창

업만족도는 사업계속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건이 충족

되었다. 또한,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

개효과가 나타났으며, VIF의 경우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창업만족도로 인해 창

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β=.257에서 β=.065
로 감소하면서 창업준비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창

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간에는 창업만족도의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업만족도가 유의미한 매개변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4.765, p<.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2(초기창업자의 창

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간에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간에 창업만족도의 매개효

과가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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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창업만족도a) 사업계속의도b) 사업계속의도c)

β t P β t P β t P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 .027 .455 .650 -.076 -1.168 .244 -.088 -1.503 .134

연령 -.153 -2.417 .017 -.049 -.719 .473 .021 .342 .733

학력 -.040 -.635 .526 -.016 -.241 .810 .002 .034 .973

월 소득 .226 3.284** .001 .141 1.893 .060 .036 .526 .599

창업형태 .127 1.897 .059 .085 1.179 .240 .027 .403 .687

창업유형 -.103 -1.433 .153 -.174 -2.247* .026 -.127 -1.795 .074

직원수 -.051 -.645 .520 .051 .599 .550 .075 .964 .336

창업준비 .415 6.568*** .000 .257 3.765*** .000 .065 .962 .337

창업만족도 .462 6.887*** .000

F 8.882*** 3.739*** 9.318***

R2 .250 .123 .283

∆R2 .222 .090 .253

*p<.05, **p<.01, ***p<.001, a)VIF: 1.017-1.782, b)VIF: 1.017-1.782, c)VIF:
1.018-1.785

한편, 창업동기와 창업준비를 모두 투입하여 사업계속의도에 
대한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창업동기,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

과가 나타났으며, VIF의 경우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

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창업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

는 영향의 경우 β=.367에서 β=.292로 감소하여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간에는 창업만족도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Sobel test 결과 Z=2.608, p<.0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

한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β=.142에서 β

=-.002로 감소하면서 창업준비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 창

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간에는 창업만족도의 완전매개효과가 

있었고, Sobel test 결과 Z=4.089, p<.00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표 21> 창업동기,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창업만족도a) 사업계속의도b) 사업계속의도c)

β t P β t P β t P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 .046 .777 .438 -.038 -.629 .530 -.057 -1.009 .314

연령 -.127 -2.021* .045 .002 .032 .974 .053 .882 .379

학력 -.041 -.654 .514 -.017 -.272 .786 -.001 -.018 .986

월 소득 .204 3.006** .003 .098 1.405 .162 .016 .244 .807

창업형태 .096 1.436 .152 .024 .344 .731 -.015 -.234 .815

창업유형 -.081 -1.144 .254 -.131 -1.798 .074 -.099 -1.460 .146

직원수 -.048 -.615 .539 .058 .718 .474 .077 1.037 .301

창업동기 .185 2.892** .004 .367 5.558*** .000 .292 4.707*** .000

창업준비 .356 5.461*** .000 .142 2.108* .036 -.002 -.027 .979

창업만족도 .403 6.167*** .000

F 9.097*** 7.222*** 11.438***

R2 .279 .235 .352

∆R2 .248 .202 .321

*p<.05, **p<.01, ***p<.001, a)VIF: 1.029-1.782, b)VIF: 1.029-1.782, c)VIF:
1.032-1.785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표 22>과 같다.

<표 22> 가설검증 결과

가설 채택 여부

가설1 창업동기, 창업준비→창업만족도 일부 채택

1-1 창업동기→창업만족도 채택

1-2 창업준비→창업만족도 일부 채택

가설2 창업만족도→사업계속의도 채택

가설3 창업동기, 창업준비→사업계속의도 일부 채택

3-1 창업동기→사업계속의도 일부 채택

3-2 창업준비→사업계속의도 일부 채택

가설4
창업동기, 창업준비→사업계속의도

: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
채택

4-1
창업동기→사업계속의도
: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

채택

4-2
창업준비→사업계속의도
: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

채택

Ⅴ.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 초기창업자들의 창업만족도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에 5년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총 245부 중 부실기재로 판단되는 

23부를 제외하고 222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조성주 외(2014)은 창업활성화를 위해 지향하는 정부

의 수많은 지원사업들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창업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

인 사람들과 소통되지 않은 일방적인 지원이라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창업초기기업이 대상이 아닌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만족도와 사업계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

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창업만족도의 매개역할에 관한 영

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가설 1의 경우 하위가설 2개로 

구성되어 이들 각각 분석은 다음과 같다. 초기창업자의 창업

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창업동기는 독립변수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월 평균 소득이 높고 법인사

업자일수록 창업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창

업동기를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에서는 경제적 성취동

기는 창업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창업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창업만족도가 낮아

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아실현동기와 혁신성(아이디어 

실현동기)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에 따라 초기

창업자의 창업동기에 있어 자아실현동기와 혁신성(아이디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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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동기)이 높을수록 창업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는 초

기창업자들이 창업동기에 있어 경제적인 동기 보다는 자아실

현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 것이 중요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인 초기창

업자의 창업동기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것이다

는 창업동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이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되었다.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가 창

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네트워크준비와 창업팀준비

를 제외하고 아이템준비가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즉, 창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창업아이템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을수록 창업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창업이후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네트워크나 

창업팀에 사전준비도 중요하지만 아이템에 준비에 대한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창업준비의 하위요인 중 아이템준비가 창업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는 김남표·권영주(2018)는 창업준비성이 충실할수록 재무적성

과는 기각되었고 비재무적 성과는 채택, 창업만족도는 채택되

었다. 즉, 비재무적성과 또는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이는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특히 Sandburg & Hoffer(1987)의 ERIS 모델을 바탕으로 창업 

기업의 실패 원인을 연구하였는데 한국 창업기업의 실패는 

사업준비 부족형이 가장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준비 부족형 실패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창

업하고 결국 불완전 제품을 출시하였다가 시장에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초기창업자들이 창업을 하기 전 

창업동기는 자아실현동기와 혁신성(아이디어실현동기)을 높이

고, 창업준비는 창업 전 철저한 아이템 준비를 통해 창업을 

해야 창업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둘째, 초기창업자의 창업만족도는 사업계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창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업계속의

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즉, 창업이후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창업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2는 창업만족도가 사업계

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되었다. 이원석

(2016)의 선행연구에서도 대졸창업자의 창업준비가 창업성과

에 미치는 영향요인에서 일자리만족도는 이직의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창업자의 일자리만족을 높이는 것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업의 지속적인 영위를 보장한다는 

것이다라는 연구와 일치하다.
셋째,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하위가설이 2개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각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

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월 평균 소득이 사

업계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월 평균 소득이 높

을수록 사업계속의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창업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경제적 성취동기와 혁

신성(아이디어실현동기)을 제외하고 자아실현동기가 사업계속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초기창업자의 자아

실현 동기가 높을수록 사업계속의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므로 

창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 자아실현 동기가 중요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3-1은 창업동기의 자

아실현 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

부 채택되었다.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는 사업계속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에서는 네트워크준비와 창업팀준비를 

제외하고 아이템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즉, 창업아이템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있을

수록 사업계속의도가 높아지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

서는 아이템 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설 3-2의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는 사업계속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것이다는 창업준비의 아이템준비가 사

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한

편, 창업동기와 창업준비를 모두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사업계

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아실현동기만이 사업

계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본 연구의 

가설 4는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2개의 하

위가설로 구성되어 있어 하위 가설별로 분석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

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창업동기

가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창업만족도는 사업

계속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건이 충족되었다. 또한 창

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간에는 창업만족도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4-1은 창업동기와 사업계속

의도간에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사업계속의도 간의 창업만족도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창

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업준비가 창업만

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창업만족도는 사업계속의도에 영향

을 미치고 있어 조건이 충족되었다. 또한, 창업준비의 사업계

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창업만족도로 인해 창

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면서 창업준

비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

도간에는 창업만족도와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4-2는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 간에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상기의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초기창업자들은 단

순히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보다는 창업

을 하기전에 창업에 대한 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꿈을 꾸어왔

고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아실현동기가 명확해

야 하고, 창업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치고 싶고 새로운 

것을 하고 만들고 싶고 반드시 구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혁신

성(아이디어 실현동기)이 준비가 되어야 창업을 하였을 때 창

업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5호 (통권71호) 93

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창업준비는 기업의 성패와 연결이 되어 

아주 중요한데 창업준비 중에서 아이템 준비를 명확히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 후 창업을 할 때 창업만족도에 높게 나

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

에서 초기창업자가 창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업계속의도 또

한 확보될 수 있다. 즉, 초기창업자들은 꿈을 실현하려는 강

력한 자아실현동기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반드시 이루고자하

는 혁신성(아이디어 실현동기)이 높고 창업준비 전에 철저한 

아이템준비를 통해 창업만족도를 높일 때 사업계속의도가 됨

으로써 초기창업자의 계속 사업을 할 원동력 확보될 것이다. 
이러한 창업동기와 창업준비에 기초하여 초기창업자들이 창

업을 한 후에 창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보다는 창업 전 

부터 자신만의 적극적인 성취 지향적 성격과 혁신성(아이디어

실현 동기)에 대한 사전 준비와 더불어 이를 실천할 수 있도

록 창업자들은 구체적인 사업아이템 설정 및 검증과 구현에 

대한 전략 또한 요구된다. 특히 초기창업자들은 창업을 하고 

난 후에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닌 창업을 하기 전 

많은 시간과 연구조사를 통해 창업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중 자아실현동기

와 혁신성(아이디어 실현동기)과 아이템 준비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작성한 후 창업을 하였을 때 창업에 대해 창업만족도

가 높고 사업계속유지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초기창업자들의 표본수가 

2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

라 전체 초기창업자들로 확대하여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표본수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만족도와 사업계속의

도를 단일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다수의 하위 변수를 포함하

여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초기창업자들의 창업만족도

와 사업계속의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향후에

도 초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와 사업계속의도에 대한 후

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초기창업자들을 

위해 정부의 자금지원과 적극적인 정책육성제도가 있지만 초

기창업자들이 창업에 대해 만족하고 창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창업 전부터 초기창업자들과 직접 소통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초기창업자들이 

자아실현동기와 혁신성(아이디어실현동기)이 구체적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초기창업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지도

가 필요하다. 또한, 초기창업자들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차별화되면서 검증된 아이템 준비로 사업계획을 작

성한 후 창업을 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창업만족도를 

높이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멘토링도 필요

하다. 김영부(2019)의 연구에서처럼 창업성과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성과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창업의 성공 여부가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창업자들의 창업성과 뿐만 아니라 초기창업자에 창업만족도

와 사업계속의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지원과 조금 더 심도 

깊은 후속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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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luence of Nascent Entrepreneurs Motivation and

Preparation on the Business Continuity: Ba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Start-up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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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government provided about 35 trillion won to start-ups through a large amount of start-up support funds from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and the Korea Development Bank, and more than 100 trillion won to start-ups over the past three 
years.(2015-2018)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that a total of 1.4517 trillion won will be supported by 16 ministries 
(90 projects) after surveying start-up support projects by ministries in 2020 to create a start-up country. Indeed, among the budget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startups accounted for 85%, while scale-ups (growth and maturity) were only 15%. 
However, the survival rate of Korean start-ups was far lower than that of developed countries. The survival rate for the three years after 
the start-up was 39.1 percent, with only about 4 out of 10 surviving, with 27.5 percent surviving for five years, and only 3 out of 10 
surviving. On the other hand, overseas start-ups have a survival rate of twice as high as that of Korea for five year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and examine the need for research on nascent entrepreneurs, which have recently been active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impact of start-up motivation and start-up preparation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busines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1 to May 15, 2020 for nascent entrepreneurs nationwide, and 222 of the total 245 copies were 
analyzed, and the questionnaire was measured using the Likert 5-point sca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all factors constituting start-up motivation were adopted by significantly affecting start-up satisfaction. 
In addition, among the sub-factors of nascent entrepreneurs’ preparation, item preparation was adopted 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start-up satisfaction. Second, the nascent entrepreneurs’ satisfaction level was adopted by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usiness 
continuity. Third, some of the motivations for self-realization of the motivation for start-ups were adopted by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usiness continuity. In addition, the preparation of items for the start-up preparation of nascent entrepreneurs was partially adopted 
as the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usiness continuity. Fourth, it was adopted by the mediation effect of start-up satisfaction 
between the motivation of the nascent entrepreneurs’ preparation and the business continuity. In addition, it was adopted by the medium 
effect of start-up satisfaction between the nascent entrepreneurs’ preparation and the business continu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it is intended to draw practical implications, and to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to increase 
nascent entrepreneurs’ satisfaction and continue to carry out their start-ups.

KeyWords: Nascent Entrepreneurs, Startup Motivation, Start-up preparation, Business continuity intention, Start-up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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