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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 경제 부흥정책의 하나로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장려가 지속됨에 따라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와 청년들의 지원이 증가하

고 있다. 창업의도는 창업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많은 연구들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 연구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창업가의 열정을 조화 열정과 강박 열정으로 나누어 조사

하였다. 또한 열정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인 성취욕구, 감정, 주관적 규범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예비창업가의 성취욕구, 긍정적 감정은 

조화 열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 감정과 주관적 규범은 조화 열정에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취욕구는 강박 

열정에 부(-)의 영향을 보였고,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강박 열정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주관적 규범은 강박 열정에 유의미하

지 않았다. 조화 열정과 강박 열정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화 열정과 강박 열정이 성취욕구, 긍

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성취욕구, 긍정적 감정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매개

효과가 나타났고, 특히 성취욕구는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긍정적 감정과 창업의도간의 관계에서 강박 열정 또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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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배경

최근 취업난 속에 전국 대학(원)생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늘

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전국 대학(원)생 800명을 

대상으로 창업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지역 대학생의 

25% 그리고 비수도권 대학생의 75%가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김수현, 2020). 이렇듯 많은 예비창업가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대학, 국가에서 창업가의 창업에 대한 

의도나 행동,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가의 특성, 기업가정신, 
창업지원 등의 지원과 정책,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실

제 창업을 하거나 창업하여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창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업가에게 

필요한 요인으로 노력, 능력, 지식 그리고 열정을 꼽을 수 있

다.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신념을 가지

고 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은 행동을 하겠다는 동기부

여라는 열망(desire) 없이 수행되지 않는다(Perugini & Bagozzi, 
2001). 실질적인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로서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과 같이 의식적인 

행동의 한 형태, 의지적 통제하에서 개인의 의사 결정과 행

동, 관념에 집중하고 있다(Londono et al., 2020). 반면에 열정

은 주로 도박, 로맨스, 스포츠, 인터넷 사용과 같은 수많은 비

업무 활동의 맥락에서 열정이 연구되었으며, 비이성적 측면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심리적, 정서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

로 입증되었다(Amiot et al., 2006; Mageau et al., 2005; 
Rousseau et al., 2002; Seguin-Levesque et al., 2003). 열정이란 

개인이 온전한 에너지로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작업을 수행

하려는 강한 느낌이다. 열정은 기업가정신의 핵심으로 간주되

며, 비즈니스 창조 과정과 그 결과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행동

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Cardon et al., 2013; Santos & 
Cardon, 2019). 최근에는 조직 내 업무에서 열정의 역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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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와 기업가정신의 맥락에서 기업가 열정의 개념이 이

론적, 실증적 분석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열정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Cardon et al.(2009) 또는 Vallerand 

et al.(2003)의 이원론적 열정 모델, 2가지의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열정을 단일변수로 측정하여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로 Li et al.(202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적 열정

이 창업의도를 매개하여 창업행동에 미치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열정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창업의도는 창업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yed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벤처 창업의 중요한 요인으로 열정과 

혁신성을 꼽았고, 기업가의 열정은 혁신성과 창업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계획된 행동의도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 의도를 매개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반

면, Perugini & Bagozzi(2001)는 계획된 행동의도에서 지각된 

행동통제 대신에 인간의 감정과 욕망 혹은 바람(desire)이 행

동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계획된 행

동의도의 변수들도 욕망 혹은 바람을 통해 작용할 것이고, 이
에 의해 목표달성 및 실패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실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감정과 어떤 목표에 대해 이루

고 싶은 욕망이나 바람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

아 열정이라는 변수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의문

을 가지게 되어 본 연구의 매개변수로 설정하게 되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열정이 예비 창업가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성향적인 특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

다. 이는 열정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본 기존연구에서 열

정이 개인의 행동이나 삶에 미치는 역할 및 개인의 성향이 

열정을 자신의 내면화 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연관되어 있다. 
Vallerand et al.(2003)에서는 열정은 개인이 특정한 일을 통제

하거나 시행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삶의 일부로 

내면화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의사결정과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열정이 내면화 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인 열정이 의사결정을 하고 통제를 할 때 직접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Vallerand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기업가의 개별적인 특성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창

업 하려는 의지와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 혹은 수행하는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매개요인으로서 열정에 집

중하여 연구모델을 제시하였다. 
반면 이원론적 관점에서는 주로 조화 열정과 강박 열정이 

직무성과 또는 번 아웃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김성철·김나정, 2019; 박재홍, 2020), 이처럼 열정은 창

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관련한 연구뿐만 아니라 특히 이원론적 관점에서 열정을 창

업분야에 적용한 연구는 미비하다보니, 열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열정

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정을 2가지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분류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예비창

업가의 창업의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예비창업가의 

개인적인 특성을 창업의도의 설명변수로 제시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창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장기적이며 복잡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창업 과정에 있어서 열정이 중요한 매

개변수 역할로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창업의도에 대한 연

구가 계획된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열정이라는 

변수를 목적 지향적 행동이론에 적용하여 이론적 범위를 확

장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의 많은 창업연구와의 차별점을 

가진다. 또한, 조화 열정과 강박 열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가의 개인적 특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있어서 본 연구의 기여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중 기업가의 비이성적인 요인인 감정

을 특성으로 제시하여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조화 열정과 강박 열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창업의도

의도(intention)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인지, 심리를 예상

하는 분야에서 파생되었다. 의도는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

인가를 예측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창업의도는 벤처기업의 

출현에 앞서 나타나는 심리적 성향이다(Neneh, 2020). 이는 즉

각적이거나 향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것을 의미

한다(Ozaralli & Rivenburgh, 2016; Joensuu-Salo et al., 2020). 
Soumyaja & Alexander(2016)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

하려는 욕구라고 정의하였고, Thompson(2009)은 개인이 미래

의 어느 시점에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그것을 수행하려는 

의도와 신념이라고 하였다. 창업의도와 벤처 성공을 포함하는 

벤처 창업과 기업가적 행동은 열정, 혁신성과 같은 개인의 특

성 변수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Rauch & 
Frese, 2007), 창업의도는 창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수로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서 수행했으며(Krueger, 2017; Li et al., 
2020; Syed et al., 2020; Neneh, 2020) 특히 종속변수로의 역할

로(정대용 외, 2018), 창업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연구가 이루어

졌다(Syed et al., 2020). 

2.2 열정

열정(passion)은 일반적인 감정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중요

성을 찾는 활동 방향으로 강한 성향을 나타낸다(Vallerand et 
al., 2003). 열정은 기업가적 동기와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서 

오랫동안 인지되어 왔으며(Bird, 1988; Smilor, 1997), 실패한 

기업가와 성공한 기업가를 구분 짓는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

다(Fellnhofer, 2017). Cardon et al.(2009)은 기업가의 열정을 기

업가의 활동과 관련된 역할에서 자기 주체성(self-identity)을 

가지고 참여하는 의식적이고 강렬한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정

의하였다. 열정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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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한편 열정이 과도하면, 
압박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열정은 기업가정신의 연구맥락에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Vallerand et al.(2003)과 Cardon et 
al.(2009)로 구분된다. 열정의 이원론적 모델은 Vallerand와 그

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모델에서 열정은 개인이 정체

성을 자기 개념으로 내면화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점이 있으

며, 열정을 조화 열정(harmonious passion)과 강박 열정

(obsessive passion)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Houlfort & 
Vallerand, 2003). 조화 열정은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율적인 내

재화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발현되고, 활동에 대한 의지와 개

인적 지지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우발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려는 강력하지만 통제 가능한 욕구를 

만들어 낸다. 조화로운 열정과 관련된 활동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공간을 차지하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으며 다른 정체성 

요소와 조화롭게 존재한다(Vallerand, 2015). 반면 강박 열정은 

일의 중요성으로 인해 일에 대한 애착, 결과와 압박을 가지

는, 다시 말해 개인적 관점에서 일에 대한 내면적 압박이라고 

볼 수 있다(Ho et al., 2011). 예를 들어 이러한 압박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월한 감정 또는 직업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개인이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하도록 강요하도록 한다(Amiot 
et al., 2006). 또한 Vallerand(2015)는 강박 열정을 활동과 밀접

하게 관련된 대인 관계 또는 대인 관계 압력에서 비롯된 통

제된 내재화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선행연구에서는 이원론적 모델에서의 조화 열정과 

강박 열정의 차이를 규명하였고, 각기 다른 지각 및 정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allerand et al.(2003)은 조화

열정은 구성원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동기유발 요인으로, 강박 열정은 성취를 위하여 구성원을 강

요로 밀어붙이는 강제적 동기유발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Vallerand et al.(2008)은 교사들의 무기력감, 직무만족, 학생들

의 긍정적 행위에 대한 지각에 있어 열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조화 열정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반면 강박 열정은 수치심,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3 성취욕구

초기 창업 연구는 창업가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데, 이는 성공한 창업가들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창업가의 특성 요인으로 기업가

의 위험감수성, 혁신성, 내적통제, 성취욕구 등이 제시되고 있

다(Kusmintarti et al., 2016). 성취욕구는 McClelland(1961)에 의

해 발전된 개념으로 학자들은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 
need), 경쟁욕구(competitiveness need), 자율 욕구(autonomy’s 
need)로 구분하였다(Barba-Sánchez & Atienza-Sahuquillo, 2012). 

이중 성취욕구에 대해 사회적 인식의 동기가 아닌 어떤 일을 

잘 수행하려는 의지로서 개인적 성취에 대한 내적인 감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Perry et al., 1986). Ibidunni et al.(2020)은 

성취욕구를 개인의 중요한 업적을 성취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열정적인 욕망과 추구라고 정의하였다. 
McClelland(1965)에 따르면,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의 특징은 

사전 계획을 세워 미리 준비하고, 책임 수용력(acceptance of 
responsibility)이 높고, 성과에 따른 피드백을 기꺼이 받아들인

다고 하였다. 이무선·하규수(2016)의 연구에서는 부동산스타트

업 예비창업가들의 기업가정신의 특성 중의 하나로 성취욕구

를 선행요인으로 선정하여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성취욕구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추승엽·공혜원(2019)은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을 확인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성별, 과거 창업 경험, 성취욕구, 
창업기회, 교육경험 등이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2.4 감정(긍정적 vs 부정적)

감정은 인간이 느끼는 긍정적 감정(기쁨, 편안함, 좋음 등)과 

부정적 감정(분노, 슬픔, 후회 등)이 있다. 감정은 많은 분야

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왔다. 기업가정신을 연구하는 학자들

은 인지와 감정의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기
업가의 경험이 긍정적이면 그들의 벤처기업의 성과 또한 긍

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Busenitz & Barney, 1997). 
Grichnik et al.(2010)은 기업가의 감정이 기업가적 기회와 활

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연구 결과 기쁨과 같은 긍정

적인 감정은 기업가적 기회를 평가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기

업가적 기회와 활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인

간의 감정은 의도나 행동을 비롯하여 행동의 성과에도 영향

을 미칠 것이다.  
환경행동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은 혜택이 

주어지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며, 더욱 

더 그 일을 추진하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환경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Dresner & Gill, 1994). 
Fredrickson(2001)은 확장 및 축적이론을 통해 긍정적 감정과 

사고, 행동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긍정적 감정은 사고와 행

동의 역량(repertoires)이 커질 수 있도록 촉진시켜 행동을 촉

구할 것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에 비해 행동의

도에 약한 영향력을 주어(Yang et al., 2012) 과감하게 행동하

는 것을 방해하여 주저하게 만들 것이다. 창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예비창업가들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정

적 감정을 느끼느냐, 긍정적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 창업에 

대한 의도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작

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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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인간의 사회-심리적 행동의 동기 사이의 관

계를 설명한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을 통해 제시되었

다. 계획된 행동이론의 동기요인 중의 하나인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개인의 의사결정 행동 프

로세스에 영향을 준다. 즉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는 행동에 대

해 중요하게 느껴, 심사숙고를 통해 개인의 의사결정 행동 과

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규범은 특별한 상황에서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거

나 또는 관련이 있는 사람들, 친구,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사회적 압력이라고 정의한

다(Fishbein & Ajzen, 1975; Ajzen, 1991). 사회적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한 개인이 주변 사람들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

거나 행동을 하는 것은 꺼려하기 때문에 사회적 압력은 사람

들이 특정한 활동을 참여하게 한다(Ajzen, 1985, 1991; Han et 
al,. 2011). 따라서 대학교 내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

는 창업에 대한 몰입이 높고, 목표 의식이 명확하여 창업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높을 것이고 이는 창업에 대한 열정과 

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비창업가의 성취욕구, 감

정(긍정적 vs 부정적), 주관적 규범이 열정과 창업의도에 미치

는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도출

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3.2 연구의 가설 설정 및 모형
3.2.1 열정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기업가의 열정은 새로운 벤처 창업의 프로세스와 성과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한다(Cardon & Kirk, 2015; Murnieks, et 
al., 2014; Smilor, 1997; Syed et al., 2020). Cardon et al.(2009)
은 열정을 ‘열망의 불’이라는 관점에서 기업가가 어려움에 직

면하였을 때, 참고 이겨내는 힘과 창의성, 매일의 노력을 불

태우는 것이라고 하였다(Cardon & Kirk, 2015). 

Krueger(2017)는 열정과 성취능력(achievability)을 창업의도의 

선행요인으로 꼽았다. 창업 활동에 대한 열정은 창업을 계획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특정 상황에서 창업가적 열정은 

아마도 행동 지향적 창업의도를 생성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며, 
창업가의 열정이 한 개인을 창업가로서의 경력을 쌓을 수 있

게 만든다고 하였다(Biraglia & Kadile, 2017; Huyghe et al. 
2016; Fellnhofer, 2017). 
또한 Bird(1989)에 따르면, 기업가적 행동은 열정적이고, 정

서적 에너지, 추진력,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가치를 창출하는 열정이 모든 기업가의 원동력임을 나

타낸다. Neneh(2020)은 창업가의 열정이 창업의도에 미치는지 

확인하였고, 결과는 창업가의 열정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예비창업가의 열정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1-1: 예비창업가의 조화 열정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1-2: 예비창업가의 강박 열정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2.2 성취욕구와 열정과의 관계

예비창업가는 창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고 성공하

기 위해서는 높은 동기부여, 성취욕구가 요구된다. Saif & 
Ghania(2020)는 중국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성취욕구와 기업가

의 행동 사이에서 열정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McClelland et al.(1958)은 성취도가 높은 사람은 성취

도가 낮은 사람보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작업 결과에 

대해 개인이 책임지는 역동적인 특성을 보였고, 혁신적인 작

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Collins et al., 
2004). 성취욕구는 창업을 하는데 있어 창업 행동의 한 부분

으로 공헌할 것이고, 창업을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성공

을 위한 의지가 높을 것이며, 목표한 일을 수행하게 하는 동

기를 향상시킬 것이다. 예비창업가 역시 창업이라는 목표에 

대한 성취욕구가 높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

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또한 성

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기업가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즉 성취에 대한 욕구가 큰 사람들이 기업가적 활동과 행

동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미이다. 기업가적 활동을 

지속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정

이 필요하므로 창업에 대한 창업가의 열정은 창업 활동을 지

속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창업가의 열정은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지속할 수 있도록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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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Chen et al., 2009; Breugst 
et al., 2012). 이에 따라 창업에 대한 창업가적 열정이 성취욕

구와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할 수 있

다. 
반면 성취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구도 있었다. Ismail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싱글맘

이자 기업가를 대상으로 특성요인, 열정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업가의 특성 요인으로 위험감수성, 모

호함에 대한 관용(tolerance for ambiguity), 성취욕구로 설정하

여 열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창업가의 성취욕

구는 열정에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을 

하여 성공하겠다는 의지나 성공한 창업가가 되는 목표보다 

생계유지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싱글맘이라는 특

성이 부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비창업가들은 창업에 

대한 기대와 자신의 기업을 성장시키고, 성공한 창업가에 대

한 열망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성취욕구는 열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예비창업가의 성취욕구는 열정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1: 예비창업가의 성취욕구는 조화 열정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2: 예비창업가의 성취욕구는 강박 열정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2.3 기업가의 감정과 열정과의 관계

열정을 가진 개인은 열정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다양한 감

정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왔다(Vallerand et al., 2003; Vallerand, 
2008, 2010). 예비창업가에게 있어 창업은 그들이 열정을 가지

고 활동하는 부분이며, 이런 활동을 통해 만족감, 행복, 즐거

움과 같은 긍정적 감정과 또는 좌절감, 걱정, 절망 등의 부정

적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전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 주듯이 

조화 열정과 강박 열정은 감정적 경험이 달랐다(Mageau & 
Vallerand, 2007; Mageau et al., 2005; Philippe et al., 2009; 
Philippe et al., 2010; Vallerand et al., 2003; Vallerand et al., 
2006; Vallerand, 2008, 2010). 조화 열정은 열정적인 활동에 참

여하는 동안 긍정적 감정을 촉진하였고, 강박 열정은 부정적

인 감정을 초래하였다.
St-Louis & Vallerand(2015)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작과정에서 감정과 열정의 역할에 대해 탐구하였고, 열정적

인 예술가들이 창작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창작결과를 나타내는 과정에서는 부정적

인 감정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긍정적인 감정이 창의성을 촉

진하고 조화 열정을 가진 예술가가 강박 열정의 예술가에 비

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험을 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예비창업가가 창업활동을 통해 느끼는 긍

정적인 감정은 조화 열정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부정적인 감

정은 강박 열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예비창업가의 감정은 열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예비창업가의 긍정적 감정은 조화 열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예비창업가의 부정적 감정은 조화 열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예비창업가의 긍정적 감정은 강박 열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예비창업가의 부정적 감정은 강박 열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주관적 규범과 열정과의 관계

주관적 규범은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동의 동기요인으로 

제안되었고, 그 뒤 확장된 목적지향적 행동이론 모델에서 주

관적 규범과 열망(desire)과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Perugini & 
Bagozzi(2001)는 열망에 대해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선행변수

와 행동 의도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기부여 요인으로 

열망을 빌려왔다고 하였다. 이전의 많은 연구(Lee et al., 2012; 
Perugini & Bagozzi, 2004; Song et al., 2012)에서 열망은 계획

된 행동이론 모델에서 채택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통제감의 세 가지 변수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열망의 구성을 

고려하여 모델의 설명력을 높였으며, 선행변수와 의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Lee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

는 겜블러를 대상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 
열정, 책임 도박 전략(responsible gambling strategy)과 행동의

도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규범은 조화 열정과 강박열정에 정

(+)의 영향을 나타냈다. 
앞서 살펴본 목적지향적 행동이론을 근거하여 주관적 규범

은 열망에 영향을 주었듯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화 열정과 

강박 열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개인의 행동

에 있어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긍정

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인식하면, 그 행동(Ajzen, 1985; 1991)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 과정(Perugini & Bagozzi, 2001)에서 열정

을 높여줄 것이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창업에 대해 긍정적

으로 생각하고 인식시켜 준다면 예비창업가는 보다 조화로운 

열정이 생길 것이고, 창업에 대한 압박이 높으면 강박적인 열

정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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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예비창업가의 주관적 규범은 열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예비창업가의 주관적 규범은 조화 열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예비창업가의 주관적 규범은 강박 열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표본선정 및 설계

본 연구는 예비창업가의 특성 요인이 열정을 통해 창업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21년 2월 15일~3월 8일까

지 창업 교과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및 전국 55개 대

학의 창업보육 및 창업교육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차원에서 직접 이메일, 문자 등을 발송

하여 온라인 설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창업자에

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자인 예비창업가

를 찾기 위해 대학알리미 및 전국 대학 리스트를 확보하여 

창업학과가 있는 55개의 대학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수행

하였다. 설문응답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30명에게 사전예비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자의 개인 정

보 활용 동의를 받았고, 응답에 대한 보상으로 커피쿠폰을 제

공하였다. 이중 210명이 응답하였고, 중복 및 부실한 데이터 

8부와 청년 예비창업가라는 연구대상에 맞추어 39세 미만인 

청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39세 이상의 연령 10명
을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19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0.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응답자 특성은 

<표 1>과 같다. 예비창업가의 성별은 남성이 41.7%, 여성이 

58.3%였고, 연령은 20대가 82.8%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창

업희망 분야는 과학기술서비스가 21.4%, 그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업이 13.5%, 도매 및 소매업과 제조업이 10.4%의 순이었

다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80 41.7

여성 118 58.3

연령
20대 159 82.8

30대 33 17.2

창업 희망
분야

농업, 임업 및 어업 7 3.6

도매 및 소매업 20 10.4

제조업 20 10.4

숙박 및 음식업 26 13.5

출판/영상/오디오/정보 서비스 13 6.8

과학기술 서비스 41 21.4

전문서비스(회계/법률/광고/컨설팅 등) 6 3.1

방송/통신 5 2.6

여행/교육/렌탈 서비스 12 6.3

의료/보건/사회복지 17 8.9

문화예술/스포츠/여가 19 9.9

기타 6 3.1

합계 192 100.0

<표 1> 예비창업가의 응답자 특성  

3.4 주요 변수의 측정 및 조작적 정의

예비창업가의 열정과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

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내린 후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설

문지는 자기기입 방식으로써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국문의 설문문항 작

성 후 전문가 5명과 문항에 대한 내용 검증하였고, 이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취욕구는 ‘예비창업가가 창업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잘 

수행하려고 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정의하였다. 설문 

문항은 Steers & Braustein(1976), 김창중(2011)의 연구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감정은 긍정적, 부정적 감

정, 2개의 하위변수로 나누었고, 창업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 
기쁨 등의 긍정적인 감정, 창업을 통해 느끼는 실망, 슬픔, 걱
정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설문 문항은 송학

준·이충기(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예비창업가의 창업을 위해 가까운 

사람들이 격려와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설문 문항은 

Venkatesh & Davis(2000), Yun et al.(2020)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열정은 조화 열정과 강

박 열정으로 구분하였고, 조화 열정은 예비창업가가 스스로의 

의지를 높여 창업을 위한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열정

이라고 정의하였다. 강박 열정은 예비창업가가 자신을 통제하

려는 내적인 힘, 압박에 의해 창업활동에 참여하는 열정이라

고 정의하였고, 문항은 Vallerand & Miquelon(2007), Vallerand 
et al.(2003), 박재홍(2020)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창업의도는 개인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새로운 

창업을 계획하고 그것을 수행하려는 의도와 신념이라고 정의

하였고, 설문 문항은 Liñán & Chen(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상세한 설문 문항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변수 항목 문항 문헌

성취
욕구

성취1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이 도전적일 때 

최선을 다한다
Steers &

Braustein(1976),
김창중(2011)

성취2
나는 이전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성취4
나는 현재 주어진 일 이외에도 기꺼이 
다른 일을 찾아서 수행하려고 노력한다

긍정적
감정

긍정1
나는 창업을 하게 된다면,

행복할 것이다
송학준·이충기

(2010)긍정2
나는 창업을 하게 된다면,

만족할 것이다

긍정3 나는 창업을 하게 된다면, 기쁠 것이다

<표 2> 설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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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 분석 결과

4.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모형을 구성하는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신뢰성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분석 결과 모든 변수의 Cronbach’s 계수가 0.7 이상

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항목이 내적 일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자세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

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후 적합도 지수는 GFI=.871, AGFI=.836, 

CFI=.966, NFI=.891, RMR=.057, RMSEA=.046, χ2=387.378(df=277, 

p=.000)으로 Bagozzi & Yi(1988), Hu & Bentler(1999)가 제시한 

적합도 기준에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표 4> 참조).  평균분산추출(AVE)은 <표 5>에 제시된 바

와 같이, 전체적으로 .53~.76사이로 Fornell & Larcker(1981), 
Bagozzi & Yi(1988)가 제시한 0.5이상 기준에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

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

관계수의 제곱값과 각 구성개념의 AVE값을 비교하여 검정하

였다. 2개의 구성개념의 AVE값이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클 경

우에 각 구성개념은 판별타당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

다. 모든 구성개념의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AVE값보다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각각의 구성개념 간에는 판별타당도가 확보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설문문항간의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검

증이 필요하며, Podsakoff et al.(2003)의 단일방법척도 점수접

근법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박원우 외(2007)의 연구

에서 제안한 동일방법편의를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구
조방정식 확인적 요인분석 시, CMV라는 변수를 생성하여 관

측변수와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기존모형의 요

인부하량 값과 CMV변수를 넣고 분석한 요인 부하량의 값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둘 간의 차이가 0.2이하를 나타내어 동일

방법편의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요인 문항수 신뢰계수

성취욕구 3 .698

긍정적 감정 3 .884

부정적 감정 4 .918

주관적 규범 3 .799

조화 열정 4 .794

강박 열정 4 .930

창업의도 5 .895

<표 3> 신뢰성 분석 

RMR RMSEA GFI AGFI NFI CFI

model fit .057 .046 .871 .836 .891 .966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387.378, df=277, p-value=0.000

부정적
감정

부정1
나는 창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실망할 것이다

송학준·이충기
(2010)

부정2
나는 창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슬플 것이다

부정3
나는 창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걱정될 것이다

부정4
나는 창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화가 날 것이다

주관
적
규범

규범1
나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내가 창업하는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할 것이다

Venkatesh &
Davis(2000),

Yun
et al.,(2020)

규범2
나와 친한 지인들은 내가 창업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것이다

규범3
내 주변 사람들 중에는 나에게 

창업해보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

규범4
나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내가 창업하는 것에 대해 

격려(지지)해 줄 것이다

조화
열정

조화1 창업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
Vallerand &

Miquelon
(2007),

Vallerand et al.
(2003),

박재홍(2020)

조화2
창업을 통해 얻는 새로운 경험은 
나에게 그 이상의 가치를 준다

조화3 창업은 내가 지닌 가치를 보여준다

조화4
나의 삶에서 창업은 삶의 다른 

부분들과 조화를 이룬다

강박
열정

강박1
나는 창업을 하고 싶은 충동이 매우 
강해서 이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Vallerand &

Miquelon
(2007),

Vallerand
et al.(2003),
박재홍(2020)

강박2 창업이 없는 나의 삶을 상상하기 어렵다

강박3
나는 정서적으로 창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강박4
나는 창업을 하고 싶은 욕구를 

조절하기 힘들다

창업
의도

창의1
창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내 기분 상태가 좌우된다

Liñán &
Chen(2009)

창의2
나는 과거에서 그랬었고 지금도 

창업을 시작하고,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쏟을 것이다 

창의3
나는 과거에서 그랬었고 앞으로도 

창업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창의4
나는 과거에서 그랬었고 지금도 

기업가가 되는 것이 직업적 목표이다

창의5
나는 과거에서 그랬었고 지금도 
창업을 하겠다는 의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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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
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성취
욕구

→ 성취1 1.056 .168 6.355 .700
.596 .814→ 성취2 1.038 .168 6.596 .724

→ 성취4 1.000 .577

긍정적
감정

→ 긍정1 .964 .064 13.997 .813
.759 .904→ 긍정2 .952 .069 14.952 .849

→ 긍정3 1.000 .886

부정적
감정

→ 부정1 .893 .067 13.251 .804

.650 .881
→ 부정2 .995 .065 15.432 .886

부정3 1.047 .065 16.190 .914
→ 부정4 1.000 .832

주관적
규범

→ 규범1 1.114 .119 9.378 .792

.599 .817→ 규범2 1.092 .123 8.879 .724

→ 규범4 1.000 .749

조화
열정

→ 조화1 1.061 .139 7.628 .703

.565 .838
→ 조화2 1.226 .157 7.811 .728

조화3 1.301 .163 7.962 .750
→ 조화4 1.000 .626

강박
열정

→ 강박1 .874 .060 14.584 .806

.675 .892
→ 강박2 1.072 .056 19.228 .925

강박3 1.026 .056 18.246 .902
→ 강박4 1.000 .880

창업
의도

→ 창의1 .890 .068 13.179 .788

.609 .885
→ 창의2 .770 .075 10.199 .664
→ 창의3 .976 .064 15.231 .862
→ 창의4 .894 .072 12.423 .758
→ 창의5 1.000 .866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검정 

　
성취
욕구

긍정
감정

부정
감정

주관적
규범

조화
열정

강박
열정

창업
의도

AVE

성취 
욕구

1
.596

긍정적 
감정

.347 1
.759

.120

부정적 
감정

.021 .530 1
.650

.000 .281

주관적
규범

.442 .494 .363 1
.599

.194 .244 .132

조화 
열정

.544 .642 .354 .543 1
.565

.296 .412 .125 .295

강박 
열정

.030 .618 .781 .376 .420 1
.675

.001 .382 .610 .141 .176

창업 
의도

.400 .711 .512 .571 .660 .595 1
.609

.160 .506 .262 .326 .436 .354

<표 6> 상관관계 분석 

- *p<.05, **p<.01, ***p<.001
- 각 구성개념의 상위계수는 상관계수이고, 하위계수는 상관계수의 제곱 값임

4.2 가설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모형의 적합성 평가와 구성개념인 성

취욕구, 긍정적, 부정적 감정, 주관적 규범, 열정(강박 vs 조

화), 창업의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으며, χ2=467.456(df=307, p-value=0.000), 
GFI=.849, AGFI=.814, NFI=.872, CFI=.951, RMR=.079, RMSEA=.052 
등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

타났다. 
예비창업가의 성취욕구, 감정(긍정적 vs 부정적), 주관적 규

범, 열정(강박 vs 조화), 창업의도의 관계모형을 중심으로 가

설을 검증하여 다음 <표 8>의 결과를 얻었다. ‘성취욕구는 조

화 열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t=2.759, p<0.001)’라는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긍정적 감정이 조화 열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t=4.458, p<0.001)’ 라는 가설 2-1도 채택

되었다. ‘부정적 감정이 조화 열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t=.244, p>0.001)’라는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주관적 규

범이 조화 열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t=2.142, 
p>0.001)’ 라는 가설3-1도 기각되었으며, ‘성취욕구가 강박 열

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t=-1.157, p>0.001)’ 라는 가

설 1-2는 부(-)의 방향을 나타내 기각되었다. ‘긍정적 감정이 

강박 열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t=4.280, p<0.001)’와 

‘부정적 감정이 강박 열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t=8.345, p<0.001)’라는 가설 2-3, 2-4는 채택되었다. ‘주관적 

규범은 강박 열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t=.621, 
p>0.001)’라는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조화 열정은 창업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t=6.548, p<0.001)’와 ‘강박 열

정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t=5.374, 
p<0.001)’라는 가설 4-1, 4-2는 채택되었다. 

RMR RMSEA GFI AGFI NFI CFI

model fit .079 .052 .849 .814 .872 .951

<표 7> 전체 모형 적합도 

χ2=467.456, df=307, p-value=0.000

가설 
번호

경로
비표준화
계수

S.E C.R P
가설채택
여부

H1-1 조화 열정→창업의도 .814 .124 6.548 *** 채택

H1-2 강박 열정→창업의도 .256 .048 5.374 *** 채택

H2-1 성취욕구→조화 열정 .637 .231 2.759 .006 채택

H3-1 긍정적 감정→조화 열정 .311 .070 4.458 *** 채택

H3-2 부정적 감정→조화 열정 .010 .042 .244 .807 기각

H4-1 주관적 규범→조화 열정 .161 .075 2.142 .032 기각

H2-2 성취욕구→강박 열정 -.330 .285 -1.157 .247 기각

H3-3 긍정적 감정→강박 열정 .460 .107 4.280 *** 채택

H3-4 부정적 감정→강박 열정 .643 .077 8.345 *** 채택

H4-2 주관적 규범→강박 열정 .074 .119 .621 .534 기각

<표 8> 가설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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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가의 성취욕구,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주관적 규범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조화 열

정 및 강박 열정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매개효과 모형

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김응준·이남주, 2013). 매

개모형 적합도는 CFI와 TLI는 .95이상, RMSEA는 .08이하, Q
값은 3이하이면 적합한 수준이며, 본 연구의 매개모형의 적합

도도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스트랩핑 분석을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확인하였고, Aroian test를 

통해 z-value 검증을 하였다<표 9>. 성취욕구와 창업의도 사이

의 조화 열정의 간접효과는 .353이었고, z=3.721로 확인되어 

매개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정적 감정과 창업

의도 사이의 강박 열정의 간접효과는 .390이고, z=3.857로 확

인되어 매개 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로 직접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P z

매개 모형1 : 성취욕구 →
조화 열정 → 창업의도

.055 .353 .408 .004 3.721

매개 모형2 : 긍정적 감정 →
조화 열정 → 창업의도

.478 .235 .713 .011 3.418

매개 모형3 : 긍정적 감정 →
강박 열정 → 창업의도

.550 .163 .713 .004 2.190

매개 모형4 :부정적 감정 →
강박 열정 → 창업의도

.131 .390 .521 .006 3.857

<표 9> 부스트랩핑 효과 분석결과표  

경로 
 CFI Q TLI RMSEA p

매개 모형1 : 성취욕구 →
조화 열정 → 창업의도

135.186 .936 2.298 .917 .082 ***

매개 모형2 : 긍정적 감정 →
조화 열정 → 창업의도

104.489 .959 2.049 .947 .074 ***

매개 모형3: 긍정적 감정 →
강박 열정 → 창업의도

102.555 .970 2.011 .962 .073 ***

매개 모형4: 부정적 감정 →
강박 열정 → 창업의도

135.186 .964 2.180 .954 .079 ***

<표 10> 매개효과 모형 적합도  

95% C.I

lower upper p

매개 모형1 : 성취욕구 →
조화 열정 → 창업의도

.224 .504 .004

매개 모형2 : 긍정적 감정 →
조화 열정 → 창업의도

.096 .388 .011

매개 모형3: 긍정적 감정 →
강박 열정 → 창업의도

.087 .239 .004

매개 모형4: 부정적 감정 →
강박 열정 → 창업의도

.218 .550 .006

<표 11> 매개효과의 95% C.I와 유의성  

Ⅴ. 결론

예비창업가의 창업행동에 있어 열정은 중요한 요인이고, 창

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예비창업가의 창업에 대한 

동기요인과 열정,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학술적

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예비창업가들의 

열정을 조화 열정과 강박 열정 두 가지로 나눈 이원론 측면

에서 접근하였고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인 기여점은 예비창업가의 특성변수와 심

리적인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창업에 

대한 학술적인 이해를 제고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성취

욕구는 조화 열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강박 열정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욕구는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발적 동기인 조화 열정을 촉진시켜 주지

만, Ismail et al.(2015)의 연구에서 성취욕구가 열정에 무의미

한 영향을 보여주었듯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적 압력을 

생성시키는 강박 열정에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창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열정이 높아질 수 있으나 창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는 예비창업자에겐 강박 열정

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예비창업자의 긍정적인 감정은 조화 열정과 강박 열

정에는 정(+)의 영향을 부정적인 감정은 강박 열정에는 정(+)
의 영향을 미쳤으나 조화 열정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Perugini & Bagozzi(2001)의 목적 지향적 행동이론에서와 같이 

예기된 감정을 통해 목표의 중요성이나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변수라고 하였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행동하

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세운 목표가 접근 가능한 목표로 간

주되어 긍정적인 감정과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

구에서도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통해 창업가들이 열정에 영

향을 주어 창업활동이라는 행동 또는 창업이라는 목표를 느

끼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창업이라

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예비창업가들의 긍정적, 부
정적 감정은 자발적, 자율적 내면화를 통해 발현되는 조화 열

정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창업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내면적 압박과 같은 강박 열정이 나타났다는 의미로 보여진

다. 따라서 창업과정에서 예비창업가의 감정이 열정을 높여줄 

수 있으므로 교육프로그램 설계 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의 

기술적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감성적 측면에 대한 교육도 강

조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가의 주관적 규범은 조화 열

정, 강박 열정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선

행연구 결과와 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페이스북을 이용하

여 건강정보 탐색의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Mitchell & 
Grieve(2020)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이 건강정보 탐색의도

에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건강정보는 주변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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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비해 의사, 약사 등의 의료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관적 규범은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창업은 인력, 자금, 제품, 서

비스, 고객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이를 지원해 주는 전문

가의 영향력이 클 것이므로 주변, 친구, 가족의 지지를 통한 

주관적 규범은 유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을 통한 창업에 대한 인식이 예비창업가의 열정을 높

이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며, 전문가, 창업의 

경험을 가진 창업가의 영향력이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교 내에서 창업에 대한 인식의 점검이 

필요하며, 전문가들의 경험담이나 멘토링을 더욱 활성화시켜

야 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조화 열정, 강박 열정 모두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선행연구

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업하는데 있어 열정은 중요한 요인이며, 
창업의도를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대학교에서는 기업

가정신을 육성과 동시에 예비창업가의 열정을 높이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열정을 가진 창업가를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

을 시사한다. 따라서 예비창업가에게 성공한 창업가들의 스토

리, 새로운 벤처 시뮬레이션, 창업가 역할극 등의 창업교육과

정,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가 열정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지원

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예비창업가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열정을 가진 예비창업자를 찾는다고 하지만 실제 

예비창업가나 창업가의 열정을 측정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

실이다. 대학교 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창업프로그램의 효율성 

측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

학, 정부 등에서 실시하는 예비창업가의 교육에서 기업가의 

특성 요인인 위험감수성, 혁신성, 기업가정신 등을 향상시키

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창업에 있어 예비창업

가들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부정적 감정이 고조되고, 
이러한 부분이 열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열정이 과도하

여 강박 열정이 심화될 경우 스트레스, 번 아웃 등을 초래하

여 창업의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이론 및 실무 교육도 중요하지만 강박 열정으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심리적 교육프로그

램도 동반되어져야 한다고 제안해 본다. 또한, 학교 내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실제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문

제해결 과정과 난관을 거쳐나가며 창업자가 열정을 잃지 않

을 수 있도록 감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창업가 네트워크나 지

원 기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는 창업가의 노하우

가 쌓이고 창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해결되어 가는 시점

에 갑자기 창업가가 창업에 대한 의지를 잃거나 번 아웃 등

으로 더 이상 창업을 지속하지 않을 가능성을 낮춰주며, 창업

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갖추어졌음에도 창업을 하

지 않는 창업가 개인의 심리적 위축이 완화될 수 있는 장치

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창업가의 열정에 대한 동기요인과 열정

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인사조직 분야에서는 열정과 관련하여 직무성과, 번 아

웃,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창업분야의 

연구에서도 예비창업가의 예비창업가들의 열정이 번 아웃, 스
트레스, 감정소진 등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자발적 참여

를 할 정도의 열정과 창업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일반적인 교육과 환경의 대상들도 조사에 포함하여 개

인적 특성과 열정의 정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를 도출할 필요성

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에 대해서 설문을 통

하여 질의하였다. 실제로 향후 창업으로 이어지는지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창업 여부에 대한 연구를 확장해나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계적 검증 방법 이외에도 응답자

의 일관성 유지 의도를 줄이기 위하여 무작위 문항 배치 방

식을 통하여 동일방법편의를 줄일 수 있도록 조작하였다. 넷

째,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동일방법편의를 줄이기 위하여 

설문 문항의 무작위 배치나 통계적 방법으로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검증하였으나, 단일 원천 데이터이기 때문

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설문조사에서의 한계가 남아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각각 다른 시점에 조사(two-wave survey)하여 인과관계를 보다 

높일 수 있고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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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part of the recent economic revitalization measures, the national level of encouragement for young people's entrepreneurship 
continues, and investment in young people's entrepreneurship and support from young people are increasing. Entrepreneurship intention is 
a direct factor leading to entrepreneurship, and many studies have studie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that influence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e same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ntrepreneur's passion as a factor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divided into harmony passion and obsessive passion. In addition, the pass to need for achievement, emotion, and 
subjective norms, which are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that influence passion, were verified.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prospective entrepreneurs in universities, and data of 203 persons were collected and structural equation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need for achievement and positive emotions of preliminary entrepreneurs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passion for harmony, while the negative emotions and subjective norms were not significant for the passion 
for harmony. The need for achievement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obsessive passion, and th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obsessive passion, but the subjective norm was not significant on the obsessive passion. It was confirmed that 
harmony passion and obsessive passion showed positive (+)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t also confirmed whether harmonious 
passion and obsessive passion have a mediating effect between need for achievement,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 a result, it has a mediating effect between need for achievement, positive emo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especially need for achievement has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bsessive passion was also confirmed to have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emotions and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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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epreneuri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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