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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복귀 정책의 일환의 하나로 창업으로의 진로가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계획

된 우연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개인의 환경요인인 성공적 역할모델과 사회적 지원세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였다.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 139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의 계획된 우연역량이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의 계획된 우연역량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성공적 역할모델은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걸로 

검증되었다. 셋째, 경력단절여성의 계획된 우연역량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세력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걸로 검증되었

다. 경력단절여성들에게는 개인 환경요인의 조절효과 보다는 개인의 심리적역량인 계획된 우연역량이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

발이 필요하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의지의 고취는 계획된 우연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경력단절 후 창업에 성공한 역할모

델과 성공사례 발굴 등의 노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창업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용기, 조언, 변화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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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배경

현대 경제활동의 흐름은 여성창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

며, 여성 창업의 성공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핵심

인력으로 대두되는 경력단절여성의 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

점이다(황선주, 2017). 창업은 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

제발전에 기여하고 창업하는 자에게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 지

위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김영희․양동우, 

2019).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은 경력단절이나 재

취업 영향요인, 그 경험에 대한 인식을 묻는 형태의 연구들이 

많다(한운옥․이영민, 2019).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에 관련한 질

적 연구들은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 심리적 특

성과 사회적 지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박

은주․전형미, 2017; 윤혜경, 2008; 은혜경․김창대, 2011; 장서영, 

2008; 손영미․이지혜, 2019). 이와 같은 연구들은 재취업요인에 

관련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경력단절단절여성의 창업을 예

측하는 개인의 심리적, 환경요인을 함께 고려한 양적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경력단절이 여성 개인 한 사람의 문제에 비

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창업도 개인 특성과 일과 가

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환경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 158개소

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상담, 멘토링․코칭 등을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출산,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 또

는 미취업중인 여성과학인의 R&D경력 복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

그램과 정책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창업보다는 재취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정책적 지원에도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재

취업의 장벽이 높게만 느껴진다. 재취업을 하더라도 노동조

건,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고, 노동시장의 차별적인 구

조로 인해 다시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57.2%로 OECD 국가

의 평균 여성 고용률 65%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통계

청, 2019).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력

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경로로 창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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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여성 

대표자 비율이 남성대표자 비해 약 20%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여성 기업가의 산업별 분포 비중이 숙박업 및 음식업,  

교육 서비업 등 소규모 서비스산업에 집중되어 있다(중소벤처

기업부, 2020).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

회적으로 창업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정부지원과 

함께 경력단절여성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7년까지 여성에 경력단절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초한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노동시장 재취

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제안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 졌다

(한운옥․이영민, 2019). 여성의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가 20여 년 

동안 이루어져 오고 있지만, 주로 재취업에 방향이 맞추어져 있

어, 경력단절여성의 창업과 관련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의지와 관련한 연구들은 신뢰성, 위험추

구성, 창의성과 창업의지와의 영향관계, 역할갈등, 여성차별, 네

트워크(이남희, 2016; 최진숙 외, 2019)와 같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itchell et al.(1999)의 연구 결과를 토대

로 계획된 우연역량을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긍정적

인 기회로 만들기 위한 심리적역량으로 정의하고, 낙관성, 유

연성, 인내심, 호기심, 위험감수성의 5가지로 구성하여 창업의

지와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계획된 우연

역량의 중요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계획된 우연역량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성공적 역

할모델의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경력

단절여성의 계획된 우연역량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영향을 주

는 사회적 지원세력의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경력단절여성의 정의와 실태

2.1.1 경력단절여성의 정의

정부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

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6월「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 제2조에 의하면 

경력단절여성을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지원하게 된 이유는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심리적, 경제

적, 사회적 측면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

할 뿐 아니라(전연숙·주영아, 2016),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

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저조가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서영주 외, 2009).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국내연구는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기관과 국책 연구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측면

이 많아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에 대한 학술적 합의는 아

직 없다고 할 수 있다(은혜경, 2010).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연구들은 누구를 경력단절여성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기

본적으로는「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제시

한 개념에 따르고 있다.

전혜숙(2010)은 경력단절여성을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하였

고, 김난주 외(2013)는 경력단절여성은 ‘과거에 경력단절 경험

이 있는 여성중 비취업 상태와 취업상태인 경력단절여성까지 

경력단절여성의 범주에 포함 한다’고 하였다. 안현옥(2016)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자발적, 비자발적인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

하였거나 경제활동경험이 없는 모든 여성으로 정의하였다. 임

다희(2017)는 과거 노동시장에 참여하였다가 다양한 이유로 

노동시장 참여에 단절을 겪은 여성들이며, 환경적 요인 등으

로 인해 구직의사가 있지만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

으로 정의하였다. 김나경(2018)은 경제활동을 해 본 경험 없

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

로 정의하였다. 한운옥(2020)은 경력단절여성을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과 같은 여성의 생애사적 사건이 주된 계기

가 되어 퇴직을 경험했던 여성과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퇴직

을 경험했던 여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따

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기도 한다고 하였다(한운옥,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창업의지에 미치

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런 연

구목적에 맞추어 경력단절여성은 임신․출산․자녀양육 등과 같

은 여성의 생애사적인 사유로 퇴직을 경험했던 여성과, 자발

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경험했던 여성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현재 재취업과 비취업 상태의 일자리 이탈 경험이 있는 

여성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1.2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2000년 대 초반부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사회적으로 활

발하게 논의되어 오고 있다.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되는 전형적인 M자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는 여성이 가정생활과 병행하여 경력을 관리

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

진국들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는 달리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이우권, 2019).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57.2%로 OECD 국

가의 평균 여성 고용률 65%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통

계청, 2019). 미국의 경우 2세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40%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6세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60%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Byker, 2016). 우리나라 여성의 경

제활동 참가율은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 국가에 비해 

10%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남성의 경우 경력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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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후 지속적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

성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생애사적인 사건의 일차적

인 책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취업상태에 머무르거나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양상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함에도 재취업 시 노동조건이나 임금 

측면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고, 노동시장의 차별적인 구조로 다

시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활발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창업을 대

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성공적

인 창업활동을 위해 창업으로의 태도와 환경을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창업기회를 발견하는 등 심리적역량을 강화시켜나

갈 필요가 있다.

2.2 계획된 우연역량(Planned happenstance

Skills)

삶에서 발생되는 우연적 사건은 개인의 진로발달 및 진로행

동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Rojewski, 1999), 

이러한 우연적 사건들이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한 경우를 일컬어 ‘계획된 우연(Planned Happenstance)’이라 

한다(Mitchell et. al, 1999). 계획된 우연은 우연 사건의 가능성

에 대해 능동으로 행동하는 방법이며 우연을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손은령, 2012). 계획된 우

연역량(planned happenstance skills)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사건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의미 

있는 경험의 기회로 만드는 기술을 의미한다. 계획된 우연역량

은 개인적 특성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를 

말하며,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 조건, 학습경험이나 사건 등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krumboltz et al., 1975; Mitchell, 1990).

Mitchell et al.(1999)은 경력 기회로 우연을 인식하고, 우연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주요 역량을 제안하였는데 

그 주요 역량에는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성 

등이 있다. 호기심(curiosity)은 새로운 것에 대한 기회 탐색을 

의미하며, 인내심(persistence)은 좌절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유연성(flexibility)은 태도와 환경을 변

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낙관성(optimism)은 가능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며, 

위험감수성(risk taking)은 불확실한 결과에 직면하더라도 행동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Krumboltz(2009)와 Krumboltz et al.(2013)

의 계획된 우연이론에서 확장된 우연학습이론(Planned Learning 

Theory)에서는 개인의 경력에 예기치 않은 사건의 존재를 제

거하는 다른 경력 이론과 달리 예기치 않는 사건을 경력개발

에 유용한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장진이 외(2017)는 계획된 우연역량의 개념화와 진로상담으로의 

도입을 위한 델파이 연구를 진행하였고, 계획된 우연역량(Planned 

Happenstance Skill)을 기술(Skill)이 아닌 역량(Competence)으로 개

념화하여 계획된 우연 역량으로 명명하고 이를 구성하는 하위요

소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정규영(2018)의 연구에서도 계획된 우

연기술을 계획된 우연역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우연역량은 새로운 것에 대

해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긍정적인 기회로 만들기 

위한 개인의 심리적역량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Mitchell et 

al.(1999)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낙관성, 유연성, 인내심, 호기

심, 위험감수성을 주요 요소로 구성하였다. 

2.3 개인의 환경요인

2.3.1 성공적 역할모델(Successful Role Models)

성공적 역할모델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 성공한 인물들로, 인간은 관찰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행동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관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을 역할모델(Bandura, 1977)이라 한다. 성공적 역할모델은 개

인의 관심사와 관련된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실제 현존하

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역사적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주

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역할모델의 경험이 자신의 삶에 적

용될 수 있다. 성공적 역할모델은 다양한 영역에서 존경을 받

거나 특정한 상황과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Nauta  

& Kokaly, 2001). 본보기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본받고자 하

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 영향력이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동

기, 흥미, 가치관,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새미, 

2009). Basow & Howe(1980)는 타인의 삶과 행동에 특정한 방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Pleiss & 

Feldhusen(1995)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본받고 싶은 가치를 가

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Crant(1996)는 자신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자신과 유사한 방향으로 성공을 성취할 수 있

도록 안내하고, 성공적인 역할모델의 예로서 영감을 준다고 

하고 하였다. 육창환․전인오(2014)와 이상화(2016)는 잠재적 창

업가의 창업 성공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인적자본으

로, 자신이 살아가는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조영조․이보영(2016)은 성공한 창업

가로서 잠재적창업자가 창업할 경우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역할모델은 여성의 창업 성

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적자본으로, 창업을 할 경우 역할

모델로 삼을 만한 성공한 사람으로서 배움과 관찰의 대상이 

되는 인물 보유 정도로 정의하였다. 

2.3.2 사회적 지원세력(Social Support Forces)

사업을 할 경우에 정서적,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

재가 사회적 지원세력이다(Carsrud et al., 1987; Gnyawali & 

Fogel, 1994; 재인용). 사회적 지원세력은  창업에 있어서 지

원과 동기부여, 전문적 조언과 상담, 사례와 역할모델, 기회 

정보, 자원에의 접근을 제공한다(Manning et al., 1989).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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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세력은 창업과 관련하여 기업가, 부모, 멘토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유연호․양동우, 2008). 육창환(2015)은 사회적 지원세력이

란 창업 시에 잠재적 창업자가 주변으로부터 창업에 대한 정

보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를 말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세력은 창업을 할 경우 

지원과 동기부여, 전문적 조언과 상담, 기회, 정보자원 제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력 보유 정도로 정의하였다.

2.4 창업의지와 여성의 창업실태

2.4.1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

Ajzen(1985, 1987, 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은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따르면 행동의지와 실제 행동 간에는 강

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의도가 실제 행동의 기초가 된다고 

가정하였다. 창업의지는 창업과정(entrepreneurial process)을 이

해하는 핵심적 개념으로 개념적․실증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Krueger ＆ Brazeal, 1994; 윤지영·이은정, 2013; 이정원 

외, 2013; 재인용). Fishbein et al.(1980)과 Ajzen(1991)은 기업

가 정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조직의 건설이라는 목적을 이루

고자 하는 것을 개인의 의지라고 하였으며, 또한 창업이라는 

긴 과정의 첫 단계이며, 창업에 대한 행위 의도적 태도라고 

주장하였다. 창업의지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의사

결정과 행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

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간주되어진다고 하였다(Franco et 

al., 2010; 박시사·강성일, 2007; 성창수·김진수, 2011; 이병관․

이병수, 2016). Linan & Chen(2009)과 박재환․최민정(2016)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의 의지를 창업의지

로 정의하였다. 정용회․하규수(2012)는 바로 시작하는 창업여

부가 아니라 예비 창업자가 미래에 자발적으로 창업할 가능

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박지유, 2014). 

박지선(2015)과 최서윤(2016)은 창업의지를 자신의 사업을 소

유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로 정의하였으며, 서

성열(2019)은 기업을 창업하겠다는 마음의 상태로 창업의지를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선행연구들은 창업의지를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창업이라기보다는 가까운 미래나 향후에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현재 자신의 평가나 자신의 노력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는 즉각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가까운 미래에 창업하고자 하는 의지나 열정 정도로 정의하였다. 

2.4.2 여성의 창업실태

여성창업은 경제활동 진입장벽이 두터운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일자리 창구로서 여성들은 경제활동 참여 

경로로 창업을 적극적인 대안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창업

에 성공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여성 창업가들은 창업 당시 주

변 창업가의 사례가 가장 주요한 롤 모델(Role Model)이고, 

자유로운 시간이나 더 많은 수입 획득이 창업의 자발적인 동

기이다. 창업가의 창업 전 노동이력(직업, 직종)은 창업분야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선배 기업가의 기업운영 경험 등은 

창업가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안수영, 2019).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대표자 기업은 남성 대표자 기업보다 숙박업 및 음식점

업 60.6%, 교육 서비스업 56.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8.1%의 비중이 높다(통계청, 2019). 미국의 여

성창업은 1980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초기 전통

적 여성창업은 서비스 업종에서의 소규모 창업이 다수를 차

지했다(임채관․김향란, 2009). 2019년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따르

면 창업자 성별 분포는 남성 58.6%로 여성 41.4%로 여성이 

남성보다 18.2%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중소벤처기업부, 

2020). 여성가족부의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창업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 위주의 교

육이 아닌 창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 뿐 아니라 창업경진대회, 

멘토와 멘티의 연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창업

자금 지원 및 대출 등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황선주, 

2017). 이러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력단절여

성의 창업은 저조한 실정이다. 

Ⅲ. 연구모형 설계 및 가설 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계획된 우연역량이 창

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조절변수로 성공적 

역할모델과 사회적 지원세력의 개인 환경요인을 설정하여 계

획된 우연역량과 창업의지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도

3.2 계획된 우연역량과 창업의지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으로 개인 

특성(황선주, 2017), 역할갈등, 여성차별, 네트워크(이남희, 

2016), 심리적 특성, 창업교육(전혜진, 2014),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최진숙 외, 2019) 등 개인적 특성과 태도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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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2017)는 개인 특성의 구성요소를 신뢰와 성취욕구로 보

고, 신뢰는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성취

욕구는 유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전혜진(2014)은 성취욕

구, 위험감수성, 시장개척성을 심리적 특성으로 보고 창업의

지와의 영향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의지와의 영향관계를 다룬 

연구들도 다양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개인적 특성(박지

선, 2015; 박지유, 2014; 최서윤, 2016; 허병준, 2020), 창업효

능감(박재환․최민정, 2016), 창업가의 역량(서성열, 2019), 성격

요인(Ozaralli & Rivenburgh, 2016) 등 이다. 주로 이들 연구들

은 개인적 특성을 혁신성향, 위험감수성향, 창의성, 성취욕구, 

혁신 등의 하위요소로 구성하고 창업의지와의 영향관계를 밝

히고 있다. 최서윤(2016)은 성취욕구，위험감수성, 혁신성을 

개인적 특성으로 보고 이들과 창업의지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재환․최민정(2016)은 창업효능감

을 Chen et al.(1998)이 제시한 창업과정의 마케팅, 혁신, 경영, 

위기관리, 재무관리에서 요구되는 여러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으로 정의하고, 창업효능

감과 창업의지가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McClelland(1973)는 기초 특성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개인 성격의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측면을 말하며, 역량이 행동이나 수행의 원인이며, 

행동과 수행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창업과정에는 예측하기 힘들거나,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

인(우연)들이 영향을 미치며, 변인(우연)이 기회로 변화되어 

활용되기도 한다(손은령, 2012). 경력 기회로 우연을 인식하

고, 우연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역량에는 호기심, 인

내심, 융통성, 낙관성, 위험감수성 등이 있다(Mitchell et al, 

1999). 계획된 우연역량은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를 말한다(Mitchell, 

1990). 서성열(2019)은　기술적 역량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

지고 새로운 생각을 자주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창의적　역량을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으로 보고 

창업의지와 정적 영향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강소희

(2016)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연을 긍정

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를 구축하

고 계획된 우연역량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김계현

(2018)은 경력단절여성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사회적지지가 진

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호기심, 인내심, 낙관성

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Ozaralli & Rivenburgh(2016)은 미국과 터키 대학생들의 기업

가적 행동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사회적 경험과 교육, 경제적․정치적 상황, 그리

고 성격요인을 보았다. 성격요인의 하위변인으로 낙관성, 위

험감수성, 혁신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개인적 특성의 하위변인

들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고, 계획된 

우연역량의 하위변인들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계획된 

우연역량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 중 심리적인 역량을 주

된 변수로 보고 계획된 우연역량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1: 경력단절여성의 우연역량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개인 환경요인의 조절효과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은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으로만 설명 

될 수 없으며, 개인의 특질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 이루어지고 있다(Greenberger & Sexton, 1988). 계획된 우연

역량은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를 말하며, 학습경험, 유전적 요인, 환경

적 요인이나 사건 등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Mitchell, 

1990). 역할 모델과 멘토십, 사회적 네트워크, 개인네트워크, 

사회적지원세력, 사회적 인식 등의 환경요인이 중요한 요인으

로 부각되고 있고, 창업가의 내·외부의 다양한 환경요인들이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였다(Dewhurst & 

Horobin, 1998; 전혜진․박재환, 2015; 재인용). 경력단절여성의 

창업동기 및 창업의지의 형성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지원해 주거나, 주변에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 등과 

같은 개인의 환경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역할모델과 사회적 지원세력

을 개인의 환경요인의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이들의 계획된 

우연역량과 창업의지와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3.3.1 성공적 역할모델의 조절효과

성공적 역할모델은 개인에게 사회 비교모델을 제공하며 개

인은 자신의 상황과 경험을 역할모델과 비교하게 된다

(Gibson, 2003). 성공적 역할모델은 어떤 사람을 모범으로 삼

아서 자신이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룰 때 까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정보와 지원의 원천이 될 수 있다(정수

성․김도현, 2019). 윤방섭(2004)은 부모는 개인이 성장하는 과

정에서 가장 강력한 역할모델이 되지만, 역할모델은 부모이외

에도 가까운 친지, 친구,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역할

모델이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Van et 

al.(2006)의 미국과 멕시코 두 국가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

버지라 응답하였다. 진주형․박병진(2016)는 청년들은 역할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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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가족들보다는 지인들을 통해서 창업사례를 실질적이고 

긍정적으로 경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역할모델과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역할모델의 성공경험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지

인이 창업에 성공하였을 경우에 창업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

되어 자신도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Buunk et 

al., 2007). 주변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잘 알

고 있을 때 창업에 대한 자신감이 높게 나타나고(육창환, 

2015), 창업을 선호하고 성공적 역할모델 보유 정도가 많을수

록 창업의지가 높게 나타난다(조영조․이보영, 2016). 

김수연 외(2019)는 회복탄력성이 기업실패 창업가의 창업의

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역할모델이 조절하지 못한다고 하였

다. 성공 역할모델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사한 성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실패 역할모델은 유사한 실패를 회피하

도록 하는 사례로 작용한다(Crant, 1996).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독립변수로서 성공적 역할

모델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김수

연 외(2019)의 연구에서 사용된 역할모델은 실패 역할모델로

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역할모델 중심으로 조절효과를 보

고자 한다. 창업의지와 관련하여 성공적 역할모델의 조절효과

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함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성공적 역할

모델이 계획된 우연역량과 창업의지 사이를 조절할 것으로 

예측하여 이들의 영향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규명하고자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성공적 역할모델은 계획된 우연역량과 창업의지의 

영향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3.2 사회적 지원세력의 조절효과

사회적 지원세력은 청소년들에게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창업자뿐만 아니라 기업가, 

부모, 멘토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유연호․양동우, 2008). 

또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활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허문구, 2011). 

육창환(2015)은 사회적 지원세력을 창업가의 환경특성으로 

보았으며,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Neneh(2020)은 기업가의 열정과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를 사회

적 지원세력이 조절한다고 하였다. 이재은 외(2017)는 사회적 

지원세력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았으며, 사회적 지원세력이 진

취성과 창업의지와의 영향관계를 조절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원세력은 경력단절여성이 창업을 할 경우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치 있는 자산 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지원세력 

보유정도가 높을수록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획된 우연역량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으

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계획된 우연역량과 창업의지의 영향관계를 사회적 지원세력

이 조절하는지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사회적 지원세력은 계획된 우연역량과 창업의지의 

영향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IV. 실증 분석 결과

4.1 표본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계획된　우연역량과　창

업의지　 등에　 관한　 연구모델을　 설정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성공적 역할모델과 사회적 지원세력의　조절효

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으로는　 수도권과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현재 비취업상태와 재취업상

태인 여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Naver 설문작성 서비스를　통해 배

포하였으며, ‘경력단절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Key질문으로 하여　경력단절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우　질문

을　종료하게　하였다. 총　192부를　회수하였고, 경력단절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41부, 경력단절 후에 창업으로 응답한 

10부, 결측치 4부를　제외한 139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조

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139)

구분 인원 비율

경력단절

상태

예 64 46%

아니오 75 54%

나이

30세 미만 3 2%

30~39세 10 7%

40~49세 74 53%

50~59세 35 25%

60세 이상 2 1%

배우자유무
있다 120 86%

없다 19 14%

최종

학력

고등학교졸업 28 20%

전문대학졸업 39 28%

대학교졸업 43 31%

대학원졸업(석사) 15 11%

대학원졸업(박사) 5 4%

월평균

소득

0~199만원 19 14%

200~399만원 41 29%

400~599만원 39 28%

600~799만원 15 11%

800~999만원 13 9%

1000만원이상 12 9%

총경력

년수

0~4년 29 21%

5~8년 21 15%

9~12년 39 28%

13년 이상 64 46%

자녀수

0명 13 9%

1명 39 28%

2명 73 53%

3명 11 8%

4명이상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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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수측정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 된 독립변수 계획된　우연역

량은　Mitchell et al.(1999),　krumboltz & Levin(2004)의　척도

를　개발한　Kim et al.(2014),　곽윤지(2017)의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한 25개의　문항을　Likert　7점　척도로　구성하였

다.  조절변수로 사용 된 성공적 역할모델은　 Ziegler et 

al.(2010)의　 척도를　 사용한　 조영조(2017), 장영미(2018)의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문문항을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　예로는　‘나는 창업을 할 경우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 중에 성공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다’ 

등의 4문항, 사회지원세력은 ‘창업을 할 경우 조언이나 도움

을 받을 사람이 있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

인　창업의지는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구분 변수명 문항수 출처

독립변수
계획된

우연역량
25

Mitchell et al.(1999),

krumboltz & Levin(2004),

Kim et al.(2014),　곽윤지(2017)

조절변수

성공적

역할모델
4

Ziegler et al.(2010),

조영조(2017), 장영미(2018)

사회적

지원세력
5

Manning et al.(1989),

육창환(2015)

종속변수 창업의지 5 강재학(2016), 장영미(2018)

4.3 타당성과 신뢰도분석

4.3.1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타당성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으로　검증하였다. 변수들의 분산 중 가급적 많

은 부분을 설명하고 정보손실을 최소화하는 주성분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요인구조가 가장 

뚜렷할 때까지 요인을 회전시키는 배리맥스회전방식(Varimax 

rotation)으로　 검증하였다. 요인수의　 결정기준은　 고유치

(eigen value)　1이상으로　하였고, 요인　적재치는　0.4이상일　

경우에만　분석하였다. 

1차　요인분석에서　계획된 우연역량 25문항 중 5개 문항

(5,12,13,15,20)이 요인 적채지　0.4이하로 제거되었다. 1차 요

인분석에서 계획된 우연역량의 남은 20개 문항은 5개의 요인

으로 추출되었다. 김미정․김영희(2018), 황현덕 외(2012)와 같

이 계획된 우연역량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2차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창업의지, 계획된 우연역량, 성공적 역할모델, 사

회적 지원세력의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2차 요인분석 결과 <표 3>가 같다.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70%를 보이며, KMO값이 0.819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 값이 1208.790(df=120，p=.000)로, 요인분석 모형은 적합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3.2 신뢰도 분석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설문에 응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변수의 신뢰도는　내적　일

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Cronbach’s α값을　사용하

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표 3>，계획된 우연역량의 신뢰도 계

수는 0.74, 사회적 지원세력은 0.83, 성공적 역할모델은 0.84,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의　신뢰도　계수는　0.90로　모두 사회

학에서　요구되는　신뢰도　기준 0.6이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구분
요인 신뢰도

계수1 2 3 4

창업의지

의지2 .887 .070 .146 .120

0.90

의지3 .885 .092 .095 .142

의지5 .827 .102 .292 .119

의지1 .794 .157 .191 .126

의지4 .643 .178 .076 .196

계획된

우연역량

낙관성1,2,3,4,5 .012 .899 .058 .050

0.74

인내심16,17,18,19 .116 .773 .046 -.050

위험감수6,7,8,9 .159 .708 .035 .176

호기심21,22,23,25 .253 .557 .310 .245

유연성14,15 .122 .528 .313 .299

사회적

지원세력

지원세력3 .163 .111 .867 .168

0.83지원세력1 .162 .126 .810 .097

지원세력2 .226 .103 .786 .062

성공적

역할모델

역할모델2 .116 .224 .105 .865

0.84역할모델1 .226 .082 .037 .845

역할모델3 .186 .064 .205 .776

아이겐값 5.939 2.055 1.589 1.546

분산 37.119 12.843 9.933 9.662

총분산 37.119 49.962 59.896 69.557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819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근사 카이제곱 1208.790

df 120

유의수준 .000

요인 및 신뢰분석을 통해 <표 4>의 정선된 변수를 가설검증

에 사용하였다. 

<표 4> 제거된 설문 문항

구분 문항수 제거된 개수 남은문항

계획된 우연역량 25 5 20

성공적 역할모델 4 1 3

사회적 지원세력 5 2 3

창업의지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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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관관계분석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5>，상관계수의 값이 

0.7이하로 변수들 간 상관관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의지는  성공적 역할모델,  사회

적 지원세력, 그리고 계획된 우연역량과 긍정적인 정(+)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표 5>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1 2 3 4

성공적
역할모델

1 　 　 　

사회적
지원세력

.384** 1 　 　

계획된
우연역량

.383** .422** 1 　

창업의지 .381** .393** .314** 1

평균 5.1443 5.1443 4.2662 4.9832

표준 편차 .74819 1.43404 1.05739 1.38112

* 0.01 수준(양쪽)

4.5 가설검증

나이, 총경력년수, 월평균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계획된 우

연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성공적 역할모델

과 사회적 지원세력이 조절하는지 검정을 실시하였다. 통제변

수인 연령과 총경력년수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소득만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우연역량과 창업의지의 영향관계를 개인의 환경요인

인 성공적 역할모델과 사회적 지원세력의 조절효과 검증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Cohen & Cohen, 1983). 먼저,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계획된 우연역량), 3단계에서는 조절변

수(성공적 역할모델, 사회적 지원세력), 그리고 4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3단계와 4단계에서 R2변화량

과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통해 조절효과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값의 각각의 평균값을 뺀 값을 곱

하여서 조절변수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 하였다(Aiken 

& West, 1991). 

계획된 우연역량과 창업의지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표 

6>,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단계에서는

계획된 우연역량(B=.710, p<.001)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아

지며, 계획된 우연역량이 창업의지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1.4%이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확실한 결과에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향일수록 창업을 긍정적으로 바라

볼 것이며,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일수록 창업에 자신감을 갖

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에 창업의지에 긍정정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조절변수가 투입된 3단계에서 성공적 역할모델과 사회적 지

원세력이 추가됨으로써 11.7%p가 증가하였고, 설명력 증가분

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4단계에서는 

1.1%p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 가설3은 기각되었다. 

우리나라 여성 창업자 비율은 남성 창업자에 비해 약 20% 

정도 낮고(중소벤처기업부, 2020), 여성이 대표자인 기업은 숙

박업 및 음식점,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의 비중이 크다(통계

청, 2019). 경력단절여성들에 있어 자신과 비슷한 처지를 경험

한 여성의 성공사례가 창업의지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여성들의 창업형태는 생계형, 소규모 자영업 형

태가 대다수이다(양인숙, 2012).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생애사

적 사건 종료 후 30대후반~40대후반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

게 되는데, 이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창업보다 재취업에 집

중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력단절여성 중 같은 처지를 경

험한 성공한 역할모델을 찾기가 어렵고, 주변에 성공한 창업

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이 창업을 

할 경우 동기부여, 경험사례, 정보 등을 지원하는 세력 또한 

부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표 6> 개인 환경요인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

구분

step1 step2 step3 step4

B β B β B β B β 

　 (상수) 4.72 　 3.45 　 3.190 　 2.946 　

연령1)

39세 이하 .091 .021 .838 .188 1.009 .227 1.019 .229

40~49세 .720 .251 1.358 .473 1.488 .518 1.563 .544

50~59세 .221 .071 1.121 .359 1.078 .345 1.202 .385

총경력

년수2)

5~8년 -.198 -.051 -.048 -.012 -.088 -.023 -.117 -.030

9~12년 -.572 -.154 -.347 -.093 -.365 -.098 -.323 -.087

13년이상 -.448 -.157 -.212 -.074 -.292 -.102 -.267 -.094

월평균

소득3)

0~399만원 -.588 -.207 -.057 -.020 .106 .037 .178 .062

400~799만원 -.885 -.302** -.521 -.178 -.128 -.044 -.056 -.019

계획된 우연역량(A) 　 　 .710 .379*** .263 .140 .278 .148

성공적역할모델(B) 　 　 　 　 .285 .266** .312 .292

사회적지원세력(C) 　 　 　 　 .359 .246** .368 .252

A*B 　 　 　 　 　 　 .095 .073

A*C 　 　 　 　 　 　 .131 .068

R2 .099 .214 .331 .342

△ R2 　 0.115*** .117*** .011

F 1.676 3.856*** 5.347*** 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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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레퍼런스(참조기준): 1) 60세 이상, 2) 4년미만, 3) 80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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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en & West(1991)는 상호작용항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상호작용 효과를 도식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 2> 에서  보듯이, 창업의지에 대한 성공적 역할모델은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성공적 역할모델의 조절효과

<그림 3>에서 사회적 지원세력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았는데 

계획된 우연역량이 높은 집단이나 낮은 집단 모두에게 사회

적 지원세력은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사회적 지원세력의 조절효과

V. 논의 및 제언

경력단절여성의 계획된 우연역량과 창업의지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분야

에서 사용되었던 계획된 우연역량의 개념을 개인의 심리적 

역량으로 보고 창업의지와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 139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의 계획된 우연역량

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

하지 않고, 불확실한 결과에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

하는 성향일수록 창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이런 성

향이 있는 사람일수록 창업에 자신감을 갖고, 어려움이 있어

도 잘 참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창업의지에 긍

정정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의 계획된 우연역량과 창업의지와의 관

계에서 성공적 역할모델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

째, 경력단절여성의 계획된 우연역량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

서 사회적 지원세력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력단절

여성들에 있어 자신과 비슷한 처지를 경험한 여성의 성공사

례가 창업의지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여성

들의 창업형태는 생계형, 소규모 자영업 형태가 대다수이고, 

주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 경력단절여성의 생애사적 사건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은 창업보다 재취업에 집중되어 있어, 

같은 처지의 경험이 있는 창업에 성공한 역할모델을 찾기가 

어렵고, 또한, 창업을 할 경우 동기부여, 경험사례, 정보 등을 

지원하는 세력 또한 부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절효과

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하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의지 고취는 계획된 

우연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경력단절 후 창업에 

성공한 역할모델과 성공사례 발굴 등의 노출 기회를 지속적

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 창업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용기, 조언, 변화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세력

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등의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던 측정도구를  양적도구로 활용하여 실제적으로 응답

자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이번 연구에는 

사용 된 표본수가 적어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수를 늘려 분석한다면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계획된 우연역

량의 개념을 창업분야로 확대하여 그에 맞는 개념으로 개발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이 주로 수도권, 대구․

경북지역의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집중되어 진행되

어 연구의 일반화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

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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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Planned Happenstance Skill

of Career-Breaking Women: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Successful Role Models and Social Support Forces

Chung Inkoo*

Yang Dongwoo**

Abstract

Recently, Start-ups has been emphasized as part of a career-breaking women returning to society policy. To this Polic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nned happenstance skills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a career-breaking woman was investigated, and the 

successful role model as an individual environmental factor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forces was verified. 

The results of the survey analysis of 139 women who have experienced career cut-off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Dae-gu and 

Gyeong-buk are as follows; First, the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f career-breaking women affect a positive effect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uccessful role model does not appea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f a career-breaking woman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the social support for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nned happenstance skills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a career-breaking woman. Last, It was found tha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which is a person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for career-breaking women is more directly affected than personal environments. 

In order to increase career-breaking women's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psychological skill-building 

programs which can enhance the accessibility of start-ups and raise the perception of Start-up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expand exposure opportunities such as role models and success stories which  succeeded in starting a business after a career 

break and to expand social support forces that can help with courage, advice, and change management to discover opportunities of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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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Author, Ph. 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inpop1004@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dwyang@hoseo.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