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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창업자는 가시적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 오랫동안 인적, 물적 자원과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창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서는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창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창업에 몰두하는 조직몰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창업자의 조직몰입은 조직화, 창업기업설립, 신제품 개발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본 연구는 창업자의 학습지향성 및 혁신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습지향성

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의 학습지향성, 혁신성, 경력연관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자의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학습지향성과 혁신성 간의 관계에서 학습지향성과 경력연관성의 상호작용항이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경력

연관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경력연관성이 평균보다 높은 조건에서 학습지향성의 혁신성에 대한 영향이 더욱 증

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학습지향성과 경력연관성의 상호작용항이 마찬가지로 긍정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학습지향

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는 학습지향성과 혁신성 간의 관계에서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가 혁신성을 매개로 하

여 나타난 간접적 효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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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OECD 국가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창업과 혁신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가 창업과 혁신이 산

업경쟁력을 높여 경제발전을 이끌어내는데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Acs & Audretsch, 1988). 또, 창업은 제조업 

공동화로 인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

고 있다(이성호 외, 2020). 창업을 통해 신산업이 요구하는 인

재를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

곡(death valley)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육성한 

창의적 인재는 계속 신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이다

(배병윤·이주헌, 2018; 이창영 외, 2016). 

혁신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기존 기업들을 능가하는 가치창

출을 제공할 수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다(Schumpeter, 1934). 

창업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 생산하는 기업을 창조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창업의 활성화는 혁신의 촉매로 작

용하기 때문에 혁신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창업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Autio, et al., 2014). 

창업은 가시적 재무성과가 나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인적, 물적 자원 및 자본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자금압

박과 투자유치가 창업자들의 가장 큰 심리압박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이현호 

외, 2017). 창업초기 재무성과가 우수하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성장 및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반면, 성장성과 파

급력이 큰 급진적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도 초기 성과가 미진

한 경우가 적지 않다(Reid et al., 2015). 따라서, 초기 재무성

과로 잠재력 높은 창업을 선별하는 것은 한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창업자의 조직몰입에 특히 주목하는 이

유이다. 

조직몰입은 자신이 창업한 기업의 목표와 가치를 적극적으

로 수용하고 계속 창업기업에 몰두, 매진하고 경영성과의 향

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Meyer & Allen, 1991). 불

확실성 하에서 자원과 자본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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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취업이나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는 

조직몰입이 향후 높은 경영성과를 내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Gundry & Welsch, 2001).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

몰입이 조직원의 이직률 혹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긍정적 영

향을 주는 것과 비슷하게 조직몰입은 조직화, 창업기업설립, 

신제품개발 등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다(Fayolle, 

2007; Chiang et al, 2013). 

창업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경영관리 분야의 

기업가정신 주요 연구주제들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

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자의 특성들 중 학습지향성과 

혁신성에 대해 주로 살펴보았다. Schumpeter(1934)가 최초로 

사용한 이래로 혁신성은 창업자의 주요한 특징으로 인식되고 

있다(Mueller & Thomas, 2001). 혁신성은 기존 기업들과 차별

화된 아이디어,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추구하는 것을 의

미하는데 많은 선행연구에서 신제품 개발, 경영성과 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rcati et al., 2008; 이일

한 외, 2012; 최석봉·이도형, 2013; 최종열, 2015; 배병윤·이주

헌, 2018). 기업이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의 획득, 전달, 분배 및 창출이 원활히 일어나야 한

다. 학습지향성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의 지식정보의 획

득, 전달, 분배, 창출이 일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Calantone et al., 2002). 학습지향성이 높은 기업과 조직원들

은 자율성을 보장받고 학습을 통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기효능감을 느끼게 된다(강보경·임상혁, 2021).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습지향성이 신제품 및 기술개발 등에 유의한 긍정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제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혁신성 혹은 학습지향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창업자의 혁신성 및 

학습지향성의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편이

다. 학습지향성이 단순히 정보지식을 학습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식창출을 위

한 것이기 때문에 혁신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 혁

신성이 높을수록 창업자의 창업기업에 대한 애착과 몰입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Baker & Sinkula, 1999; Farrell, 1999; 

Calantone et al., 2002; 박영배·박형권, 2003; 윤민진·전인오, 

2017; 이상길, 2018). 경력연관성은 학교졸업 후 직업을 통해 

습득한 직무경험이 창업과 연관된 정도를 말한다. 경력연관성

이 있는 경우 창업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사전 지식과 사회

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주연·성창수, 2016; 이정민·김병근, 2021). 따라서, 경력연관

성이 학습지향성의 혁신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박희상·김규배, 2019). 본 연구는 

창업자의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의 매

개효과를 살펴보고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혁신

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Baron & Kenny(1986)가 제

안한 3단계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의 검증은 학습

지향성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이유를 매개변수

인 혁신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밝힐 수 있다. 또, 본 연

구에서는 학습지향성, 혁신성, 조직몰입 간의 관계들에서 경

력연관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은 

경력연관성의 정도에 따라 학습지향성, 혁신성, 조직몰입 간

의 관계정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는 목적에서 실

시되는 것이다(정선호·서동기, 2016). 최근 국내외에서 매개효

과와 조절효과를 통합하여 매개된 조절효과 혹은 조절된 매

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많이 수행되고 있다. Muller et 

al.(2005)이 주장한 것과 같이 Baron &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혁신성과 조직몰입, 

학습지향성과 혁신성 간에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를 우선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통합적 연구모형인 

매개된 조절효과를 Hayes(2013)의 PROCESS를 사용해 분석하

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학습지향성

학습지향성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식정보를 수용하

고 창조하는 활동을 말한다(Baker & Sinkula, 1999; 이상길, 

2018). 학습지향성은 고객, 경쟁자 등으로 구성된 시장뿐만 아

니라 기술과 관련된 지식정보를 흡수하고 공유하는 것을 포

함한다(Calantone et al., 2002; 이주헌, 2020). 하지만, 학습지향

성은 단순히 기업 내 학습과 정보처리에 초점을 맞춘 지식정

보시스템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는 기

업과 외부 환경변화 간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초

점을 둔 전략적 활동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

습지향성은 기업의 목표와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한 지식정보

의 획득, 전달, 분배 및 창출을 모두 포함한 활동이다(Garvin, 

1993). 

학습지향성이 높은 조직은 실험적 사고를 가지고 경험과 실

패로부터 배우고 끊임없이 새로운 역량을 학습하고 혁신과정

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를 가

지고 있다고 한다. Hurley & Hult(1998)에 따르면 학습을 강조

하는 조직일수록 혁신에 대한 조직문화를 갖추고 혁신역량이 

높다고 한다.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과 기술에 대한 학습과 아

울러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지식정보를 학습

할 의도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Bouwen & Fry, 1991). 따라

서, 학습지향성이 높은 조직이 신제품 실패율이 낮고 경쟁력 

높은 신제품을 꾸준히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McKee, 1992; 이일한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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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혁신성

혁신은 시장 내 기존 경쟁자들의 질서를 창조적으로 파괴하

고 새로운 방식의 경쟁을 추구하는 것이다(Schumpeter, 1934). 

변화하는 시장에 적합한 제품혁신, 공정혁신을 통한 원가우위

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즉, 높은 기술력, 고객만족, 원가경쟁력 등을 확보

할 수 있는 혁신은 시장 내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원

천이 된다(Ireland & Webb, 2006). 특히, 규모의 경제, 가용자

본 및 자원의 확보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창업자 혹은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혁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침이 없을 것이다. 

혁신성(Innovativeness)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창업

자 혹은 창업기업의 태도 및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Hult et 

al., 2004). 새로운 가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에서 형성될 수 있고 생산과정의 획기적 개선

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혁신은 가치창출을 위한 탐색, 

정보수집, 실험 및 개발 등의 창조적 활동을 통해 일어날 가

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정대용·박권홍, 2010; 유봉호, 

2012). 즉, 혁신성은 기술혁신, 제품 및 서비스혁신, 공정혁신 

및 관리혁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Linton, 2019). 

선행연구에 따르면 혁신성은 신제품 개발성과, 기술개발성과, 

재무성과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Marcati 

et al., 2008; 이일한 외, 2012; 최석봉·이도형, 2013; 최종열, 

2015).

2.3. 조직몰입과 경력연관성

조직몰입은 창업자들이 창업기업에 대해 가지는 애착심, 충

성도, 동일시, 소속감 등과 연관된 개념이다. 또, 조직몰입은 

창업기업이 추구하는 조직목표를 수용하고 신념을 가지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해 몰입하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몰입

이 높은 창업자들은 열성을 가지고 창업에 몰두, 매진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창업기업을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Gundry & Welsch, 2001). 

불확실성 하에서 자원과 자본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취업이나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

는 조직몰입은 향후 높은 창업성과를 내기 위한 필수요건이

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원의 이직률 혹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조직몰입은 조직

화, 창업기업설립, 신제품개발 등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준

다고 한다(김정석·안관영, 2012; 윤민진·전인오, 2017; 이주헌, 

2020). 

경력은 학교교육을 마치고 수행한 직업을 통해 취득한 직무

에 대한 경험을 의미한다. 직업은 개인에게 직업자체에 대한 

흥미, 보람 등과 아울러 경제적 보상, 사회적 의미 및 인정 

등을 제공한다(Blau, 1999). 오늘날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면서 경력의 의미가 조직 내에서 위계적 수직이동에

서 기업 간 수평이동으로 바뀌게 되었다(서용한, 2016). 따라

서, 최근 개인들은 조직 내 관계 및 역할뿐만 아니라 시장이 

요구하는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

로 경력을 만들어나가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Hall, 

2002). 

경력연관성은 과거의 직업 혹은 경력이 현재의 창업기업과 

관련된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김찬호 외(2012)는 신기술사업

화 실패원인을 경력연관성이 낮아 광의의 기술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경력연관성은 창업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사전지식과 경험의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창업효능감과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박주연·

성창수, 2016; 이정민·김병근, 2021). 또, 박주연·성창수(2016)는 

창업자의 창업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경력이 사회적 네트워

크의 강도 및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

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실무적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협력 

및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력연관성은 창업효능감과 

경영성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박희

상·김규배, 2019). 

Ⅲ. 연구방법

3.1. 가설설정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습지향성이 높은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식공유 및 학습을 북돋우는 환경을 조

성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신제품 개발 및 혁신활동

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을 보인다(Farrell, 1999; Hult et 

al., 2004). 이러한 환경 하에서 종업원들은 소속감과 동질성이 

높아지게 되고 높은 단결심과 조직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Jaworski & Kohli, 1993; 이상길·하규수, 2017). 또, 학습지향성

은 역량의 향상, 기술혁신, 신제품 개발 등을 이끌어낸다고 

한다. 개인역량의 향상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이끌어내고 조직몰입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창업자의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은 성공의 척도로 인식되

어 창업기업에 대한 조직몰입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Farrell(1999)은 268개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

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학습지향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영배·박형권(2003)의 74

개 국내 기업체 279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

면 학습지향성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민진·전인오(2017)는 국내 278명의 중

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지향성이 조직몰

입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길(2018)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178명의 설문을 기초로 학습지향성이 조

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상기

와 같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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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창업자의 학습지향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혁신성이 낮은 경우 기존 경쟁기업들과 

차별화되지 못한 아이디어, 비슷한 제품 및 서비스, 유사한 

생산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내적동기는 업무에 

대한 열의와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업무자체에 대한 일체감

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쟁자들과 차별화

되고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창업하는 것

은 도전적이고 어려운 목표이지만 이는 창업자에게 도전의식

과 내적동기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한다(Shamir, et al., 1993). 

즉, 혁신성은 창업자들의 내적동기를 자극해 창업기업에 대한 

높은 조직몰입을 이끌어낼 것으로 생각된다(Colquitt, et al., 

2000).

Zehir et al.(2012)은 터키 중소기업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혁신성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Sanjaghi et al.(2014)은 이란 학술 및 연구센터 근

무자들 대상 설문자료의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혁신성이 조

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봉호

(2011)의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연구에 따르면 

혁신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중생(2011)은 대구, 경북지역 제조업체 종업원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인적자원의 혁신성이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권혁기·손헌일(2014)은 부산, 

울산, 포항지역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연구를 통해 혁

신성이 정서적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창업자의 혁신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줄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력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장은미(1997)는 관리자들의 총 

근무기간이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김규남(2003)은 한국 중소기업 종업원들의 근무기간 증

가가 조직몰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지영(2018)은 개인경력과 연관된 지식, 기술, 대인관계 등으로 

구성된 경력역량이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설 3: 창업자의 경력연관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습지향성은 학습조직이 가지는 성향이나 태도로 조직 내

에서 학습과 연관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받아들이

고 장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Calantone et al., 2002). 학

습지향성의 목적은 시장 내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생존과 발전

이다. 즉, 학습지향성은 지식정보의 흡수, 공유, 학습활동을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 및 혁신을 용

이하게 하는 기업의 태도나 성향을 말한다. 혁신성도 창조적 

활동을 지원, 장려하는 조직문화와 관련되어 있다(유봉호, 

2012). 혁신성은 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제품 및 서비

스 개발을 위해 창조, 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태도

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혁신에 

필요한 지식정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지향

성은 혁신에 필요한 역량향상에 필요한 선행요인으로 인식된

다(Verona, 1999). 높은 학습지향성 조직은 환경변화를 먼저 

인식하고 이에 대한 창조적 해결책을 내는데 필요한 정보지

식을 확보할 수 있다(Wang, 2008).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습지

향성과 혁신성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later & 

Narver(1995)는 지식정보의 활용을 통해 기업가적 활동을 촉

진시킨다고 하였다. Hurley & Hult(1998)는 10개 연구개발조직

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부터 학습 및 개발문화가 혁신

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Calantone et al.(2002)의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 R&D 부

사장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지향성이 혁신성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석봉(2011)의 25개 중소기업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학습지향성은 혁신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대용·박권홍(2010)은 제조업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지향성이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봉호(2012)는 중소서비스 

임직원의 설문을 통해 학습지향성이 혁신성에 영향을 미치고 

혁신성이 학습지향성과 종업원 성과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위의 논의를 통해 가설 4와 

가설 5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4: 창업자의 학습지향성은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줄 것이다.

가설 5: 혁신성은 창업자의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

계를 매개할 것이다. 

경력은 업무선택과 적응정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인

의 특정 업무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가 경력에 일정부분 반영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Blau, 1999; 어윤경, 2019). 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장과 기술 등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사

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된다(박주연·성창수, 

2016; 이정민·김병근, 2021). 경력연관성은 창업자의 과거 경

력과 창업기업 간의 유사성 혹은 관련성을 측정한 변수이다. 

경력연관성이 있는 경우 창업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사전 지

식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흥미와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다(박희상·김규배, 2019). 

학습지향성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지식정보를 학습하고 

창조적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된 태도나 성향이다. 

조직몰입은 창업기업의 목표를 수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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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력연관성이 높은 창업을 하는 경우 사전 지식과 경

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

지향성과 조직몰입에 강화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가설 6: 경력연관성은 창업자의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

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혁신성은 기존 경쟁자들과 다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는 태도나 성향이다. 사전 지식이나 경

험은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기존 모방

상품과 다른 혁신적 상품개발을 추구하는 것은 창업기업에 

대한 자부심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혁

신성과 조직몰입에 경력연관성이 강화된 상호작용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경력연관성은 창업자의 혁신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

계를 조절할 것이다. 

앞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경력연관성은 선행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지향성과 

혁신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경

력연관성이 높은 경우 선행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습

활동을 장려할 가능성이 있고 경쟁자들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자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 가설 8을 설정

하였다. 

가설 8: 경력연관성은 창업자의 학습지향성과 혁신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2. 연구모형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본 연구의 1단계 목적은 학습지향성, 

혁신성,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다. 또, 통합적 연구모형인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전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혁신성과 조직몰입, 학습지향성과 혁

신성 간의 관계에서 우선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1단계 목적이다. 

앞의 가설설정에서 논의한 것처럼 1단계 연구에서는 총 8개

의 가설이 제시되었다. 가설 1, 가설 2, 가설 3은 학습지향성, 

혁신성, 경력연관성의 조직몰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

귀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 4는 학습지향성의 혁신

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다. 가설 1-3, 가설4와 관련된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

었다. 가설 5는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

의 매개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

정되었다. 가설 6, 가설 7, 가설 8은 학습지향성, 혁신성, 조직

몰입 간의 독립적 관계에서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설정되었다. 가설 5과 관련된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

형은 <그림 2>의 왼편에 가설 6-8과 관련된 조절효과를 독립

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모형은 <그림 2> 오른편에 제시되었다.

학습지향성(X)

혁신성(M)

경력연관성(M)

조직몰입(Y)
H-1

H-2

H-3

H-4

<그림 1> 가설 1-4에 대한 연구모형

매개변수:

혁신성(M)

H-5

a b

c

혁신성(M)

경력연관성(W)

학습지향성(X)
조직

몰입(Y)

H-7H-8

H-6

<그림 2> 가설 5와 가설 6-8에 대한 연구모형

3.3. 연구자료 및 설계

본 연구는 엔젤투자협회에 투자 및 컨설팅을 신청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미리 전화 및 이메일, 면담을 통해 연락한 후 

200명에게 설문을 독려한 결과 총 180부의 설문자료가 수집

되었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76부가 통계분석에 활용되

었다. 통계분석은 SPSS 26.0과 PROCESS 4.2를 사용해 진행하

였다. 

회수된 설문대상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156명(86.7%)으로 

여성 24명(13.3%)에 비해 훨씬 많이 포함되었고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91명(50.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35명

(19.4%), 50대 29명(16.1%), 20대 21명(11.7%), 60대 4명(2.2%) 

순으로 분포되었다. 설문 창업자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석사

가 77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63명(35.0%), 전문대졸

(대학중퇴 포함) 16명(8.9%), 박사 14명(7.8%), 고졸 10명

(5.6%)으로 상대적으로 고학력이 많은 편이었다. 전공을 살펴

보면 경영 및 경제가 72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 

독립변수:

학습지향성(X)
조직

몰입(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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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명(33.4%), 인문 및 사회계열 29명(16.1%), 예체능 10명

(5.6%), 이학계열 9명(5.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업종

을 살펴보면 IT가 60명(33.3%)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 42

명(23.3%), 제조업 34명(18.9%), 교육업 22명(12.2%), 기타 22

명(12.2%)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설문문항은 사회과학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5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

출한 결과 학습지향성, 혁신성, 조직몰입의 요인들이 추출되

었고 이를 구성하고 있는 설문문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내적일관성 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을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

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 가설 1-4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5의 매개효과

를 살펴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분석법을 사

용하여 검증하였다. 가설 6-8에 제시되어 있는 1단계 조절효

과 확인을 위해 Baron &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2단계로 통합적 연구모형인 매개된 조

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연구변수 측정문항 참고문헌

학습지향성

학습을 지출이 아닌 투자로 생각함 

실수로부터 배우기 위해 노력함 

어렵더라도 지식과 기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학습을 멈추면 기업 미래가 위험하다고 생각함

Kholi &

Jaworski(1990)

Narver &

Slater(1990)

혁신성

혁신적이고 독창적으로 행동함

혁신적 아이디어와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찾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에 큰 가치를 둠

Covin &

Slevin(1989)

조직몰입

조직에 계속 기꺼이 남고자 함

목표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업무수행

창업기업에 대해 만족과 성취감을 느낌

유봉호(2011)

Meyer &

Allen(1991)

<표 1> 설문지 문항내용

Ⅳ. 실증분석결과

4.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측정문항에서 내재적 요인변수를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Varimax)를 채택하여 아

이겐 값 1 이상인 구성요인만을 추출한 결과 학습지향성, 혁

신성, 조직몰입으로 분리되었다. KMO값은 0.795로 요인분석 

변수선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요인분석 모형의 

타당도는 Barlett 구형성 검증결과 카이제곱 값이 

678.228(p<.001)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aiser, 1960). 총 누적분석은 68.707%로 사회과학의 일반적 

기준인 60%를 상회하였고 공통성도 모두 0.5 이상으로 기준

치인 0.4를 초과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Hair, et 

al., 2010). 또, 요인적재값은 전부 0.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교차요인들은 모두 0.4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에 문제가 되는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변수 명 측정항목
요인부하량

공통성
크론바흐 

알파학습지향성 조직몰입 혁신성

혁신성 

혁신성 1 .082 -.002 .850 .729

.750혁신성 2 .232 .243 .778 .719

혁신성 3 .202 .203 .704 .578

학습

지향성

학습 1 .801 .058 .119 .659

.817
학습 2 .688 .190 .321 .613

학습 3 .763 .225 .211 .678

학습 4 ..873 -.002 .054 .765

조직

몰입

몰입 1 .193 .855 ..130 .785

.772몰입 2 .238 .735 .299 .686

몰입 3 -.038 .810 .043 .659

아이겐 값

총 누적분산(%)

4.048

40.484

1.597

56.454

1.225

68.707

KMO=.795, Bartlett 구형성검정 = 678.228(<.001)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신뢰도는 측정도구의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측정

오차가 작아 측정결과가 일관성을 보인다는 의미이다. 신뢰도 

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내적 일관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론바흐 알파값이 모두 0.7을 

상회하기 때문에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하였다(Nunnally, 1978).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

는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

과가 <표 3>에 제시되었다.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요인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고 상관계수 값은 0.197-0.414로 보통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학습지향성, 매개변수인 

혁신성, 조절변수인 경력연관성,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과는 혁신

성, 학습지향성, 경력연관성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습지향성과 혁신성 간의 상관계수

(0.414)가 혁신성과 조직몰입 간의 상관계수(0.390)나 학습지향

성과 조직몰입 간의 상관계수(0.33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학습지향성 혁신성 경력연관성 조직몰입

학습지향성 1

혁신성 0.414*** 1

경력연관성 0.197*** 0.212** 1

조직몰입 0.334*** 0.390*** 0.285*** 1

* p<0.1, ** p<0.05, *** p<0.01

<표 3>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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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설검증결과

학습지향성, 혁신성, 경력연관성의 조직몰입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 대한 가설 1, 가설 2,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

조직몰입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1.257 .356 3.530 .001

학습지향성 .197 .083 .179 2.377 .019 .802 1.246

혁신성 .279 .077 .272 3.614 <.001 .797 1.255

경력연관성 .119 .043 .191 2.757 .006 .941 1.063

F=16.223, P=0.001,  =0.221, Adj- =0.207, Durbin-Watson=1.964

<표 4> 가설 1, 가설2, 가설3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회귀분석모형의 F값은 16.223으로 유의확률 1% 이하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계수가 1.964로 2에 충분

히 근접하였고 분산팽창요인(VIF) 값도 3보다 훨씬 작기 때문

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혁

신성과 경력연관성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은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지향성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

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향성의 조직

몰입에 대한 영향의 표준화계수는 0.179로 학습지향성이 1단

위 증가함에 따라 조직몰입이 17.9%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성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의 표준화계수는 0.272로 혁신

성이 1단위 증가함에 따라 조직몰입이 27.2% 증가함을 의미

한다. 경력연관성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의 표준화계수는 

0.191로 경력연관성이 1단위 증가함에 따라 조직몰입이 19.1%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가설 1, 가설 2, 

가설 3은 모두 채택되었다. 학습지향성의 혁신성에 대한 긍정

적 영향에 대한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

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

혁신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1.982 .032 6.292 <.001

학습지향성 .453 .075 .414 6.063 <.001 .1.000 1.000

F=36.756, P=0.001,  =0.171, Adj- =0.166, Durbin-Watson=1.845

<표 5> 가설 4 검증을 위한 단순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 모형의 F값은 36.756으로 유의확률 1% 이하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향성의 혁신성에 대한 영향은 

1% 수준에서 유의하고 표준화계수는 0.414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지향성이 1단위 증가함에 따라 혁신성이 41.4% 증가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4도 채택되었다.

4.3. 혁신성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창업자의 혁신성이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5를 검증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 3단계 방법을 사용하

였다. 제 1단계는 독립변수인 학습지향성이 매개변수인 혁신

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 4에

서 이미 검증한 바와 같이 학습지향성은 혁신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 4 

검증 시에 사용한 회귀분석으로 매개효과 분석 제 1단계는 

이미 통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의 제 2단계는 독립변수인 학습지향성이 종속

변수인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하여 단순회귀분석이 진행되었고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

다. 

종속변수:

조직몰입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2.083 .333 6.263 <.001

학습지향성 .369 .079 .334 4.674 <.001 .1.000 1.000

F=21.845, P=0.001,  =0.112, Adj- =0.106, Durbin-Watson=1.975

<표 6> 제 2단계 매개효과 분석결과

매개효과 분석 제 2단계 단순회귀분석 모형의 F값은 21.845

로 유의확률 1% 이하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향성

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은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준화계수의 값은 0.334로 학습지향성이 1단위 증가함

에 따라 조직몰입이 33.4% 증가함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

서, 매개효과 분석의 제 2단계도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였

다.

종속변수:

조직몰입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1.488 .352 83.945 <.001

학습지향성 .225 .084 .203 2.676 .008 .814 1.228

혁신성 .310 .078 .303 3.981 <.001 .814 1.228

F=19.778, P=0.001,  =0.186, Adj- =0.177, Durbin-Watson=1.941

<표 7> 제 3단계 매개효과 분석결과

매개효과분석 제 3단계는 독립변수인 학습지향성과 매개변

수인 혁신성을 모두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이 유의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지향성과 혁

신성을 모두 투입한 조직몰입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

였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제 3단계에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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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인 학습지향성의 표준화계수 값이 제 2단계 독립변수인 

학습지향성의 표준화계수 값보다 작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매개효과 제 3단계를 위한 다중회귀분석 모형의 F값은 19.778

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 3단계의 학

습지향성의 표준화계수는 0.203으로 2단계의 학습지향성의 표

준화계수인 0.334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Baron & 

Kenny(1986) 매개효과분석 3단계 기준으로 부분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추가적으로 소벨테스트(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학습지향성의 혁신성에 

대한 영향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β=.257(S.E.=.042), p<.001)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 

제 3단계 검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수를 투입한 상

태에서 매개변수인 혁신성의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대한 영

향도 유의한 것(β=.193 (S.E.=.048), p<.001)으로 나타났다. 매

개효과를 판정하는 소벨테스트 결과는 Z=3.36029674로 1% 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따라서, 상기의 논의를 통

해 가설 5도 채택되었다.

4.4.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

학습지향성, 혁신성,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 &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1번 단계로 독립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고 2번 단계로 독립변

수와 조절변수를 함께 투입한 다음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 3번 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조절변수

와 상호작용항을 모두 투입한 다음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

을 검증하여야 한다.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위해

서는 제 3단계에서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해야 하고 상호

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가설 6은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경력연관성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 조직몰입 1 단계 2 단계 3 단계

(상수) 3.622*** 3.622*** 3.603***

학습지향성(A) .209*** .181*** .184***

경력연관성(C) .142*** .159***

상호작용항(AxC) .094**

ΔF 21.845*** 10.281*** 6.375**

 (Δ) .112*** .161***(.050***) .191***(.030**)

Adj- (ΔAdj-) .106*** .152***(.046***) .177***(.025**)

<표 8> 가설 6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3단계에서 학습지향성, 경력연관성 그리고 상호작용항(학습

지향성x경력연관성)을 모두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

을 때 설명력이 증가하고 상호작용항이 5% 유의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지향성과 조

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해석하면 학습지향성의 조직몰입에 대

한 영향이 경력연관성이 높은 경우가 경력연관성이 낮은 경

우에 비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기의 논의

를 통해 가설 6은 채택되었다. 

가설 7은 혁신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가설 6의 검증과 마찬가지로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 조직몰입 1 단계 2 단계 3 단계

(상수) 3.630*** 3.630*** 3.624***

혁신성(B) .248*** .220*** .218***

경력연관성(C) .132*** .134***

상호작용항(BxC) .027

ΔF 31.285***. 9.142*** .361

 (Δ ) .152***. .195***(.043***) .197***(.002)

Adj- (ΔAdj- ) .148*** .186***(.038***) .183***(-.003)

<표 9> 가설 7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3단계에서 혁신성, 경력연관성, 그리고 상호작용항(혁신성x

경력연관성)을 모두 투입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상

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혁신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

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해석하면 경력연관성이 높

거나 낮거나 혁신성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의 논의를 통해 가설 7은 기각되었다.

가설 8은 학습지향성과 혁신성 간의 관계에서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가설 6, 7의 검증과 마찬가지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 혁신성 1 단계 2 단계 3 단계

(상수) 3.874*** 3.874*** 3.845***

학습지향성(A) .257*** .240*** .245***

경력연관성(C) .084* .110***

상호작용항(AxC) .146***

ΔF 36.756*** 3.873* 17.483***

 (Δ ) .171*** .189***(.018*) .262***(.073***)

Adj- (ΔAdj- ) .166*** .180*(.024*) .250***(.070***)

<표 10> 가설 8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3단계에서 학습지향성, 경력연관성, 그리고 상호작용항(학습

지향성x경력연관성)을 모두 투입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

을 때 뚜렷하게 설명력이 증가하고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지향성과 혁신성 간의 

관계에서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것은 학습지향성의 혁신성에 대한 영향은 경력연관성

이 높은 경우가 경력연관성이 낮은 경우에 비해 훨씬 강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기의 논의를 통해 가설 8은 채

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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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Baron & Kenny(1986)의 위계적 회

귀분석을 통해 가설 6과 가설 8이 채택되었고 가설 7이 기각

되었다. 이것은 창업자의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에 그리고 

학습지향성과 혁신성 간에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가 존재하

는 반면 혁신성과 조직몰입 간에는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단계로 통합적 연구모형인 매개된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매개된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학

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

가 학습지향성과 혁신성 간의 관계에서 경력연관성의 조절효

과로부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 조

절효과도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에 많이 사용되는 

Hayes의 PROCE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X)인 창

업자의 학습지향성, 종속변수(Y)인 조직몰입, 매개변수(M)인 

혁신성, 조절변수(W)인 경력연관성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간 그리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 관계에서 조

절변수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모형을 <그림 3>과 같이 제시

하였다. 즉, 본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

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8: 경력연관성은 창업자의 학습지향성과 혁신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9: 창업자의 학습지향성과 혁신성 간의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는 혁신성을 매개로(간접적으로)만 조직몰

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3>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모형

혁신성(M)을 종속변수로 두고 학습지향성(X), 경력연관성

(W), 학습지향성과 경력연관성의 상호작용(X x W)을 투입한 

첫 번째 분석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혁신성(M)에 대한 학습지향성과 경력연관성의 상호작용

(X x W)은 1%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b=.2629, t=4.3686, 

p<.01)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8는 채택되

었다. 이것은 앞에서 Baron & Kenny(1986)을 통해 분석해 채

택된 가설 8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coeff SE t
종속변수: 혁신성(M)

LLCI ULCI

constant 3.826*** .040 95.073 3.747 3,906

학습지향성 .444***. .071 6.258 .304 .584

경력연관성 .108***. .040 2.678 .029 .188

상호작용항 

(학습 x경력)
.263***. .060 4.369 .029 .382

 =.283, F=22.593

<표 11> 혁신성(M)에 대한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결과

경력연관성의 변화에 따른 학습지향성의 혁신성에 대해 검

증한 결과가 <표 12>에 제시되어있다.

조절변수:

경력연관성
효과(Effect) SE

종속변수: 혁신성(M)

LLCI ULCI

-1SD(-1.016) .177 .092 -.006 .353

평균(.000) .444 .071 .304 .584

1SD(1.016) .711 .095 .524 .898

<표 12> 경력연관성 변화에 따른 직접효과 유의성 검증

경력연관성이 평균보다 낮은 조건(-1SD)에서 학습지향성의 

혁신성에 대한 직접효과 추정치는 .177이지만 신뢰구간 하한

값(-.006)과 상한값(.353) 사이에 0을 포함하므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력연관성이 평균(.000)인 조건에서는 

학습지향성의 혁신성에 대한 직접효과 추정치가 .444로 나타

났고 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력연관성이 높은 조건

(+1SD)에서도 학습지향성의 혁신성에 대한 직접효과 추정치

가 .711이고 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경력연관성 평

균보다 높은 조건에서 학습지향성의 혁신성에 대한 직접효과

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경력연관성 수준에 따른 직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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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성의 혁신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

다. 경력연관성이 평균인 조건에 비해 경력연관성이 높은

(+1SD) 조건에서 학습지향성의 혁신성에 대한 직접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기울기가 더 큰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직몰입(Y)을 종속변수로 두고 학습지향성(X), 경력연관성

(W), 학습지향성과 경력연관성의 상호작용(X x W)을 투입한 

두 번째 분석결과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혁신성(M)의 조직몰입(Y)에 대한 영향인 주효과가 유의

한(b=.2406, t=2.9631, p<.01) 것에 반하여 조직몰입(Y)에 대한 

학습지향성과 경력연관성의 상호작용(X x W)은 유의하지 않

은(b=.1022, t=1.5126, p>.1)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창

업자의 학습지향성(X)과 조직몰입(Y) 간의 관계에서 경력연관

성의 조절효과는 혁신성이 완전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력연관성 강도에 따른 학습지향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직접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경력연

관성 강도에 따라 학습지향성이 매개변수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간접적인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coeff SE t
종속변수: 조직몰입(Y)

LLCI ULCI

constant 2.684*** .314 8.557 2.065 3,303

학습지향성 .217** .084 2.596 .052 .383

혁신성 .241*** .081 2.963 .080 .401

경력연관성 .133*** .044 3.021 .046 .220

상호작용항 

(학습 x경력)
.102 .068 1.513 -.031 ..236

 =.231, F=12.830

<표 13> 조직몰입(Y)에 대한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결과

계수(Index) Boot SE
95% Bias corrected

Boot LLCI Boot ULCI

경력연관성 .063 .029 .010 .123

<표 14> 매개된 조절효과 계수 및 유의성 검증

매개된 조절효과와 유의도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랩 신뢰구

간을 <표 14>에 제시하였다. <표 13>에 따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직접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 14>를 살펴보면 경력연관성의 조절

된 매개계수는 .063이고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

이에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Hayes(2015)의 제안에 따라 매개된 조절효과 계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매개된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매개된 조절효과의 경우 조

절변수에 의해 매개변수의 크기가 조절되면서 조절된 매개효

과가 발생한다.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 

구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최근 조절된 매개과정으로 통합

하여 소개되고 있다(Hayes, 2013; 정선호·서동기, 2016). 따라

서, 상기의 논의를 통해 가설 9는 채택되었다. 

조절변수:

경력연관성
효과(Effect) Boot SE

종속변수: 조직몰입(Y)

Boot LLCI Boot ULCI

-1SD(-1.016) .043 .038 -.009 .138

평균(.0000) .107 .051 .016 .217

1SD(1.0157) .171 .073 .029 .318

<표 15> 경력연관성 변화에 따른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경력연관성의 변화에 따른 간접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표 15>에 제시되어있다. 경력연관성이 평균보다 낮은 조건

(-1SD)에서 학습지향성의 조직몰입에 대한 간접효과가 .043이

지만 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경력연관

성이 평균인 조건에서는 간접효과 추정치는 .107로 나타났고 

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경력연관성이 높은 조건(+1SD)에서의 

간접효과 추정치는 .171로 나타났고 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경력연관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창업자의 학

습지향성이 혁신성을 매개하여 조직몰입을 향상시키지 않지

만 경력연관성이 평균 혹은 높은 조건에서는 창업자의 학습

지향성이 혁신성을 매개하여 더욱 조직몰입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력연관성이 평균과 표준편차만큼 높은 조건에 대해 학습

지향성이 혁신성을 매개하여 조직몰입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을 <그림 5>에 제시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경력연

관성이 평균인 조건에 비해 높은 조건에서 학습지향성의 조

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배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경력연관성 수준에 따른 혁신성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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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창업자는 가시적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 오랫동안 인적, 물

적 자원과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창업에

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창업을 포기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창업에 몰두하는 조직

몰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업자

의 조직몰입은 조직화, 창업기업설립, 신제품 개발 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자의 특성들 

중 학습지향성과 혁신성에 대해 주로 살펴보았다. 학습지향성

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의 지식정보의 획득, 전달, 분배, 

창출이 일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혁신성은 기존 

기업들과 차별화된 아이디어,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추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많은 선행연구에서 신제품 개발, 경

영성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자의 학습지향성 및 혁신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의 매개효

과에 대해 검증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경력연관성

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에 대한 해석과 학

술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의 학습

지향성, 혁신성 및 경력지향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국내외 기업들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Farrell, 1999; Zehir et al., 

2012; Sanjaghi et al., 2014; 장은미, 1997; 김규남, 2003; 박영

배·박형권, 2003; 권중생, 2011; 유봉호, 2011; 권혁기·손헌일, 

2014; 윤민진·전인오, 2017; 이상길, 2018; 이지영, 2018)의 결

과와 비슷하게 창업자의 학습지향성, 혁신성 및 경력지향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측면에

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저자의 선행연구들(이주헌, 2020, 

2021)에서 동일한 실증결과를 이미 발표하였기 때문에 본 연

구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둘째, 창업자의 학습지향성은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실증분석에서 확인하였다. 국내외 기업의 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Hurley & Hult, 1998; 

Calantone et al., 2002; 정대용·박권홍, 2010; 최석봉, 2011; 유

봉호, 2012)와 유사하게 창업자의 학습지향성도 혁신성에 유

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창업자의 학습지향성, 혁신성, 경력

연관성 각각을 높이는 것이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고 학습지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혁신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창업자의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혁신

성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창업자의 

학습지향성이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동시에 혁

신성을 통해 조직몰입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창업자의 조직몰입의 향상을 위해서 혁신성 증대

와 아울러 학습지향성 증대에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이 아니라 창업자를 대

상으로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넷째, 혁신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경력연관성의 조절

효과는 없는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경력연

관성 변화에 따른 혁신성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력 차이는 

없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학습지향성과 혁신성 간 그리고 학

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력연관성 변화에 따른 학

습지향성의 혁신성 그리고 학습지향성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

향력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학습지향성, 혁신성과 조직몰

입 간의 관계에서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여섯째, 통합적 연구모형인 매개적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 관계에서 혁신성을 통한 경력연관

성의 완전매개된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

하였다. 이것은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 측정된 경력연관성

의 조절효과는 학습지향성과 혁신성 간 경력연관성의 조절효

과가 혁신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나타난 것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에 

경력연관성의 직접조절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 추가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경력

연관성이 낮은(-1SD) 경우 학습지향성의 혁신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관련 사

전지식 및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지향성

이 높은 창업자도 새로운 분야나 영역에서 창업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높은 혁신성과 조직몰입으로 이

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덟째, 추가적 분석을 통해 나타낸 결과를 살펴보면 경력

연관성이 평균 혹은 평균이상(+1SD)에서는 학습지향성의 혁

신성과 조직몰입에 대해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력연관성이 평균 혹은 평균이상에서

는 학습지향성의 혁신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력이 경력연

관성의 증가와 함께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지식 및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어느 정도 이상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는 학습지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혁신성과 조직몰입이 증가하

고 경력연관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지향성의 혁신성 혹은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력이 부가적으로 강화된다는 뜻이다.  

저자는 평균 혹은 평균이상에서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가 일

어나는 이유가 지식과 혁신 사이에 수확체증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경력연관성이 높아서 높은 사전지

식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는 높은 학습

지향성으로 인한 새로운 지식의 흡수가 원활하게 될 때 창업

자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지식자본과 새로운 지식과 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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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더욱 혁신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의 조직몰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습지향성과 혁

신성 향상이 모두 중요하다. 따라서, 창업자의 조직몰입을 더

욱 높이기 위해서 창업자의 학습지향성과 혁신성을 더욱 향

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즉,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객, 

경쟁자 및 신기술과 관련된 지식정보를 수용하고 창조하는 

노력과 아울러 경쟁자들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조직몰입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다. 둘째, 창업자의 조직몰입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연

관성이 높은 창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력연관성이 부족한 창업을 하게 되면 관련 사전지식

과 사회적 네트워크 부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혁

신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하지만, 경력연관성이 높은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의 지식자본을 

활용하여 혁신성과 조직몰입이 더욱 향상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혁신성 향상을 위해서 창업자의 학습

지향성과 경력연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경쟁자와 차별화된 아이디어, 상품, 생산기술 등의 개발을 

통한 창업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경력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선택하고 실패로부터 배우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배우고 혁신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모두 중

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증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엔젤 투자협회에 의뢰해 창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샘플선정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비록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연락은 취했지만 창업자들

이 온라인 설문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결과

의 왜곡이 발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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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 Orientation,

Innovative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Entrepreneur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novative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Rel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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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trepreneurs should continuously invest resource and capital for a long time to get tangible business results. In order to be successful, 

despite difficulties, it is essential for entrepreneurs to continue entrepreneurial businesses without giving up too early. Thus, it can be said 

that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entrepreneurs is essential for succes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entrepreneur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ing, establishments of new firms and new product development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 orientation, innovative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entrepreneurs. Especially, we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novat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relevance among the relationships. 

Based on empirical analysis, we report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learning orientation, innovativeness and career relevance of 

entrepreneurs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it was found that innovativeness of entrepreneurs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using Baron & Kenny’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relevance among the relationships of learning 

orientation, innovative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because the interaction term was found to be positively significant, it 

was concluded there is a moderating effect of career relevance between learning orientation and innovativeness. This means, when career 

relevance was higher than average, the influence of learning orientation on innovation increases even more. Fourth, it was also found 

there is a moderating effect of career relevance between learning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However, the results of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analysis showed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relevance between learning orientation and organization 

commitment is an indirect effect of moderating effect of career relevance between learning orientation and innovativeness mediated by 

innovativeness.

KeyWords: Learning Orientation, Innovativen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Career Relevance, Moderating Effect, Mediated 

Mo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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