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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정책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정책지원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이 기

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다. 또한, 기업가적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 끈기

(entrepreneurial persistence)와 기업성과에 관한 국내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지원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가 끈기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인식의 중요성을 밝히고, 기업가 끈기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 및 기업가정신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기업가 끈기를 매개

변수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자료는 중소벤처기업의 CEO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

였으며, 설문 응답이 누락 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05부의 설문자료를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 및 기업가정신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 둘째, 기업가 끈기는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 및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는 정책자금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 데 비하여,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기업가들의 인식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국내에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인식과 성과와의 

관계 그리고,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한다. 둘째, 국내 선행연구가 별로 없는 기업가 끈기를 매개변수로 활

용하여 기업가 끈기가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 및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점을 검증함으로써 기업가 끈기의 

중요성을 밝히고 그에 관한 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기여한다.

본 연구의 실무적인 시사점은 중소벤처기업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은 예산 및 지원제도 등 정책지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책지원을 기업가에게 홍보하고 공지하는 시스템적인 접근 등을 통해서 기업가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핵심 주제어 :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 기업가정신, 기업가 끈기, 중소벤처기업성과

Ⅰ. 서론

경기침체와 실업문제와 같은 중요한 배경으로 추진되는 중

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은 기업의 경쟁력 및 혁신역량 강화, 그

리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Glonti et al., 2020).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

며, 그 효과성에 관한 학문적 관심 또한 증대되었다.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는 정책자

금 지원이 기업의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로 직접적인 

정부 자금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송혁

준 외, 2006), 정책지원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별로 없다.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중소벤처 육성제도에 대한 주관적인 신념이 

기업가의 인지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지원정책이 기업가적 인지 및 행동의 선행 조건이라고 한다

(Aragon-Mendoza et al., 2016; Lim & Cu, 2012). 또한, 정책지

원 등 제도적 환경이 창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Aidis et al., 
2008, Hunt, 2015), 기업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검증(Baum 
& Locker, 2004)하였지만, 어떠한 메카니즘으로 영향이 있는

지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지원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이 기

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통해서 인식의 중요성을 밝

히고, 기업가 끈기가 둘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기업가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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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끈기(entrepreneurial persistence)에 대한 국내 연구는 별

로 없다. Meek & Williams(2018)는 기업가 끈기를 통해 기업

가가 기업가 과정에서 직면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벤처기업

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소벤처 기업가는 경제 발전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기 때문에 정책지원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기업가 끈기와 

결과적으로 기업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

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지원에 대한 중소벤

처 기업가의 인식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

업가 끈기를 매개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인 정책지원에 대한 

인식, 기업가정신과 종속변수인 기업성과 간의 매개효과를 분

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정부의 자금지원 등 직접적인 정책지원

이 아닌, 이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다는 점, 그리고, 국내 선행연구가 별로 없는 기업

가 끈기의 중요성과 역할을 밝히고, 기업가의 인식과 기업성

과 간의 관계에서 기업가 끈기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업가 끈기에 관한 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2.1.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

우리나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창업 및 일자

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많은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주요 정책은 

민·관 공동 벤처‧창업기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

장 정책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

약 등 3대 중점 투자 방향을 수립하고, 13조 5,205억원의 예

산을 확정하였다. 세부 정책 프로그램으로는 민관협력 창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확대,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지원, 초격차 스타트업 기업발굴 및 육성, 창업 중심대학 지

정 및 대학발 창업 활성화, 중진 기금 융자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소

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한 지원 등이 있다(중소벤처기업

부, 2023a).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는 창업 및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뿐만 아니라 기업이 필요한 기술 전수, 교육 및 사후관리 등

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 내용을 보면, 중소벤처기

업부와 16개의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지원유형별로는 R&D, 
창업 사업화, 시설·공간·보육, 멘토링, 창업 교육 및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되고 2,8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있다(중소벤처기업

부, 2023b).
이처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정부 자원이 투입

되는 것을 반영하여 정부 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정책자금 지원이 기업의 순이익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검

증하였고(송혁준 외, 2006), 지원정책 유형에 따라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오상영 외, 2009), 정책자

금 지원이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김준기 외, 
2008)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 연구에서도 정부의 R&D 지원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시장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생존율

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Aghion et al., 2012; Liu et al., 2020).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직접적인 정책지원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이러한 지원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이 기

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다. 그러나 최

근 기업가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이 기업가의 인지 및 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Ahsan et al.(2021)는 기업가적 행동은 벤처기업을 둘러싼 환

경 및 제도에서 경험을 얻은 후에 그에 관한 기업가의 주관

적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Yücel 
et al.(2020)은 정부의 정책지원 등 외부요인은 기업가가 추구

하는 기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Welter & Smallbone(2011)은 잘 발달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정책은 기업가를 위한 지원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가적 활동

을 촉진하는 반면,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정책은 기업가를 낙

담시키고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Aidis et al.(2008)은 인지된 부패와 같은 요인은 취약한 제도

적 환경을 나타내며, 기업가 활동을 저하시킨다고 한다.
Ahsan et al.(2021)은 정책적인 제도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기업가정신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벤처 잠재력에 대하여 기업가가 경험하는 

불확실성 수준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가들은 기

업이 운영되는 환경 등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기업 

활동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정책지원

에 대한 인식은 기업가들이 기업 활동을 계속하도록 한다.

2.2.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과 기업

성과의 관계

Ahsan et al.(2021)는 정책지원 인식은 중소벤처 CEO 및 임

원들이 중소벤처기업의 정책지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

하는 정도라고 하며, 정책지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수

록 비재무적 성과는 커진다고 검증하였다.(설문 항목을 예시

하면,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은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인지, 대출 및 투자받기 용이한지, 창업지원 프로그램

이 다양한지 등이다.) 
정부의 정책지원 등 특정 제도적 환경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제도적 환경에 대한 기업인의 인식이 개선되

며, 중소벤처기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이러한 제도

적 환경이 인지와 행동에 대해 보다 정확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Aragon-Mendoza et al.(2016)는 정책지원의 인식은 

기업가의 인지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제도 이

론 분석에서 도출되었고, 이러한 인식과 행동은 기업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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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상시킨다고 한다.
Adomako(2020)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가가 정부 지원제도가 

지지적이라고 인식한다면, 그들은 자신감을 더 가지고 지속하

여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고, 반면에 만약 기업가들이 제도적 

환경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꺼릴 것이며, 이는 기업성과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한다. Baron & Tang(2011)은 정책지원 등 환경적 

요인은 기업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기업성과에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기업성과는 기업이 생산 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성과를 의

미하고, 시장에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다(Fernandes & Paunov, 2015). Anwar et al.(2022)는 기

업성과를 재무성과와 시장 점유율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며, 
기업성과 측정시스템의 분류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무성과와 비재무 성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는 객관적·주관적 성과 및 재무적·비재무적 성과를 

목적에 맞게 조합하고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연구

는 다양한 성과 중 두 가지 이상의 성과를 활용하거나, 객관

적 지표에 대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McGee & Peterson, 2019). 
중소벤처기업의 경우는 기업 특성상 재무제표 등 자료를 외

부에 제공하기를 원치 않고(Robinson & Pearce, 1986), 초기 

창업 회사의 경우 회계 감사 이력이 없어 공시 데이터가 제

한적(Cooper, 1971)이라는 한계 때문에 객관적인 재무 자료를 

확보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오현탁 외(2003)는 중소벤

처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재무적 요인의 신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의 취약성과 여건 변화에 민감한 사업

구조 등으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재무적 요인

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김영숙․최창선(2003)도 중소벤처기업

의 비재무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등 중소벤처기

업의 비재무적 성과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인 중소벤처기업이 외부에 재무 자

료를 제공하기 꺼려하고 대부분 상장되지 않아 공시 데이터

가 제한적인 점과 선행연구에서의 비재무적 성과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Ahsan et al.(2021)은 중소벤처 기업가들이 정책지원을 호의

적으로 인식할수록 기업성과가 확대된다고 연구 보고하였다. 
특정 제도적 환경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정부 

정책지원 등 제도적 환경에 대한 기업인의 인식이 개선되며, 
기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이러한 제도적 환경이 인

지와 행동에 대해 보다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기업가정신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Zahra, 1991). 기업가정신에 대한 해석과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변지유 외(2021)는 기업가정신은 미래

에 대한 예측 및 도전, 혁신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본인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경험을 하여 참된 가치를 창출

하려는 혁신적인 마인드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Astrini et al.(2020)은 조직 수준

에서의 기업가정신의 특성으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포함하는 기업

가정신을 독립변수로 하여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혁신성은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려는 의지, 그리고,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재의 사업 이상의 가장 최고 상태를 이루

고자 하는 의지라고 한다(배창봉·김정희, 2019). 혁신성과 기

업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Zahra & Garvis(2000)는 시장 지

향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혁신성은 경쟁기업과 차별화를 통해 우위를 증대시

킬 수 있다고 한다. Fiiwe et al.(2022)는 혁신성이 높은 기업

은 시장흐름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기

업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소연·현병환

(2021)은 혁신성은 재무적 성과에는 그 영향이 없고, 비재무

적 성과에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Falahat et al.(2018)의 연구 결과에서도 혁신성은 중소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비재무적인 성과에만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하였다.
진취성은 미래지향적 낙천적 사고와 목표지향적으로 행동하

는 성향으로 경쟁자보다 우선적으로 새로운 프로세스와 제품 

등을 선점하고자 노력하는 성향(Lyon et al., 2000)으로 이러한 

성향은 기업가들이 시장의 변화와 욕구를 예측하는 능력을 바

탕으로 신규진입의 속도나 범위에 적극 대응하여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윤종록 외, 2003).
위험감수성은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과감히 도전하

려는 의지를 의미하며(Hoogendoorn et al., 2019), 어려운 환경

에서도 새로 도전하는 사업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어도 과감

히 도전하여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포착하려는 능력이다(Li 
& Ahlstrom, 2020). 위험감수성과 기업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로 Yin et al.(2022)는 위험감수성 가진 기업들은 단순히 경쟁

자들을 공격하고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신제품개발과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경주하며, 단기적으로는 재

무 이익,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 
Zahra(1991)는 위험감수성과 기업성과 간의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검증하였고, Douglas & Prentice(2019)는 위험감수성이 

기업성과 중에서 시장 점유율과 판매 비중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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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2022)에 따르면 기업가정신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는 

비재무적 성과에 있어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세 가

지 요인과의 정(+)의 관계가 있는 것을 밝혔다. 장준효(2023)
는 위험감수성은 비재무적 성과에만 정(+)의 영향이 있으며, 
재무적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 기업가정신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기업가 끈기

기업가 끈기(entrepreneurial persistence)는 인지된 역경에도 불

구하고 기업가 활동에서 행동과 목표 추구를 지속하는 것으

로서 너무 쉽게 그만두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창업자들의 특

징이라고 정의하였다(Caliendo et al., 2020). 또한 기업가 끈기

는 목표 지향적인 에너지와 관련된 행동으로 설명되며, 관련

된 목표는 기업가적 벤처의 성공이다(Cardon & Kirk, 2015). 
창업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며, 장애물을 극복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가의 끈기

는 중요한 요소이다(Boss et al., 2023). 일부 기업가는 역경에 

직면하여도 지속하고, 다른 기업가는 그만두게 만드는 기업가 

간의 개인차에 관한 연구도 관심을 끌고 있다(Kiani et al., 
2022). 그러나 기업가적 지속성이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시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별로 

없으며,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업가 끈기로 돌리고 

있다. 지속성은 초기 기업가가 더 많은 기업 활동을 수행하

고, 비즈니스 벤처 프로세스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한다(Cassar & Friedman, 2009).
이러한 기업가 끈기는 기업가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소임

에도 불구하고 기업성과에 대한 기업가 끈기의 역할을 논의

한 연구는 별로 없다. 어떤 기업가는 성공을 지속하는 반면 

다른 기업가는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대략

적인 메커니즘을 제안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확실한 이론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Klyver et al., 2018). 
기업가 끈기는 벤처기업 성장(Baum & Locke, 2004)과 기업 

생존(DeTienne et al., 2008)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끈기 있는 창업가는 자신의 지속적인 노력이 벤처기

업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믿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꺼

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하며, 엔젤 투자가는 투자 여부를 

평가할 때 끈질긴 기업가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Gatewood 
et al., 1995; Kier et al., 2022). Hechavarria et al.(2012)는 기업

가 끈기를 통해 기업가는 사업상 직면하는 장애물을 극복하

고 벤처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5. 기업가 끈기의 매개효과

기업가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기업가 끈기와 결과적

으로 기업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

요하다. Eisenberger et al.(2020)는 정부의 정책지원 등 외부요

인을 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제약하는 것으로 보았고, 
Bennett(2019)는 제도적 프레임워크와 같은 외부요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업을 확장 또

는 구속하는 제도로 발전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기업가들이 

추구하는 기회에 대한 기업가들의 인식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Holland & Garrett(2015)는 특정한 제도적 환경에서 벤처

기업을 운영하는 시간이 길수록 제도적 환경에 대한 기업가

의 인식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기업가는 경험하는 

불확실성을 줄여 벤처기업의 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향상시킨

다. 이는 정부의 정책지원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이 원하는 성

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목표 달성 가능성은 기업가가 벤처 활동을 계속 추구하고 이

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한다. Ahsan et al.(2021)은 지원적인 

제도적 환경에 대한 인식은 기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와 헌신을 포함하는 기업가 끈기를 높이고 이는 중소벤처 기

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기업가 끈기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들 사이의 행동 차이

를 설명하기 위해 개인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기업가적 과정에는 상당한 끈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의 지속 또는 종료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Pollack et al., 2019). 
기업가 끈기는 기업가의 사업을 지속 또는 종료를 결정하는 

요소(Zhu et al., 2018)이며, 기업가 끈기가 강할수록 기업가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Baum & Locke, 2004).
기업가 끈기는 새로운 벤처의 성과와 같은 기업 결과에 영

향을 미친다(Baron & Tang, 2011). 초기의 중소벤처사업에서 

기업가의 노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가 끈기가 중요하

며(Wu et al., 2007), 목표에 대한 끈기를 보이는 기업가는 성

공할 가능성이 높다(Shane et al., 2003).
이전의 기업가정신 연구에 따르면 기업가 끈기는 동기부여 

강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과로 이어

진다(Baum & Locke, 2004). Adomako(2020)는 기업가 끈기는 

벤처기업의 성과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정책지원 등 환경적 요소는 기업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Baron & Tang, 2011). Holland 
& Garrett(2015)는 기업가 활동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기회를 

활용하고 필요한 자원을 수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기업가 

신념과 원하는 재정적 및 비 재정적 혜택을 달성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이 기업가 끈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이 원하는 혜택

을 달성한다는 믿음에 영향을 줄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특정 외부요인은 기업에 차등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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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re & Ausloos, 2021). 특히, Aragon-Mendoza et al.(2016)은 

정부의 지원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은 기업가의 인지 및 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이러한 인식은 기업성과를 향상시

킨다고 주장한다.
기업가 끈기의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간의 매개효과에 관

한 선행연구로는 Farinha et al.(2020)은 기업가정신은 시장 점

유율, 재무적 성과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며, 강병오

(2011)는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측정한 기업가정신

은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다. 기업가정신은 혁신역량을 높이고, 기회에 대한 불확실성

을 제거해준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기술개발과 미래 적응 능

력의 향상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하며(Huang et al., 2022), 고용 

확대, 생산성 증대, 혁신역량 강화 등에서 기업의 성과를 확

대시킨다(Baldwin, 1998).
또한, Zahra(1991)는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의 기업가정

신과 기업성과 간의 연구에서 정(+)의 관계를 입증하였고, 
Douglas & Prentice(2019)는 기업가적 특성인 혁신성, 위험감수

성, 진취성이 시장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성과 중에서 

판매 비중과 시장 점유율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였다.
Ang & Hong(2001)은 기업가정신은 혁신 및 위험 감수 성향 

등 성격 특성이며, 끈기가 예측 변수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기업성과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김영찬·이한근(2018)은 기

업가정신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게 하는 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신제품개발 등 기업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정책지원 등 제도적 환경에 대한 기업가의 긍정

적인 인식 및 기업가정신은 기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와 헌신을 포함하는 기업가 끈기를 높이며, 이는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수립하

였다.

가설 3-1: 기업가 끈기는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과 

비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2: 기업가 끈기는 기업가정신과 비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전술한 선행연구 및 가설들을 바탕으로 중소벤처

기업 정책지원의 인식 및 기업가정신이 중소벤처기업의 비재

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가 끈기의 매개 역할을 분석

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은 정

부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으로 정의하였으며(Ahsan et al., 2021), 설문 문항은 

Ahsan et al.(2021) 및 Hunt(2015) 연구를 바탕으로 7개 항목으

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고,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정책지원 인식의 샘플 문항으로는 ‘우리나라 중소벤처기

업은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이다.’, ‘우리나라 

법규는 중소벤처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호의적인 편이다.’ 
등이 있다.
혁신성은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고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재의 사업 이상의 가장 최고 상태로 이루고자 하는 의지라

고 정의하였고, 진취성은 불확실한 기업환경 속에서 지속 가

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실행하기 위한 자

발적인 행동으로 정의하였다(배창봉·김정희, 2019), 위험감수

성은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되지만 과감하게 도전하려는 의지

로 정의하였다(Hoogendoorn et al., 2019). 설문 문항은 안은주

(2021)의 연구를 바탕으로 각각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혁신성의 샘플 문항은 ‘나는 

창의력이 뛰어나고 독창성이 풍부하다’, ‘나는 독창적이고 혁

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한다.’ 등이다. 진취성의 샘플 문

항은 ‘나는 새로운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찾아내려고 노력하

는 편이다’, ‘나는 보수적이기 보다는 진보적, 개혁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고생하더라도 진취

적인 일을 하고 싶다’ 등이 있다. 위험감수성의 샘플 문항은 

‘나는 불확실하더라도 주저하기보다는 과감하게 결정하는 편

이다.’, ‘나는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에 따라오는 위험을 감수

하는 편이다.’ 등이다. 
매개변수인 기업가 끈기는 인지된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 목표 추구를 지속하는 성향(Caliendo et al., 2020)으로 정의

하고, 설문 문항은 Ahsan et al.(2021)의 연구를 바탕으로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샘플 

문항은 ‘다른 사람들이 그만둘 때도 나는 고집스럽게 일을 계

속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이 반대해도 나는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는 편이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는 노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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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및 Fernandes & Paunov(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7문항

으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고,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 설문 문항은 ‘우리 회사의 기업가치는 상승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인지도는 상승하고 있다.’,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다.’, ‘우리 회사 제품의 선호

도는 증가하고 있다.’, ‘우리 회사 브랜드가치는 상승하고 있

다.’, ‘우리 회사 직원의 직무 만족도는 상승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고객(거래처)는 증가하고 있다.’이다.

3.3.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자, CEO와 임원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2023년 3월 22일부터 

2주간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설문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유효한 총 205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분석에는 SPSS 22 및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

4.1. 연구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표본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자, CEO 또는 임원이다. 
응답자 205명 중 성별은 남성 74.1%, 여성 25.9%로 남성 비

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는 20대 이하 2.4%, 30대 22.5%, 40대 

37.6%, 50대 30.2%, 60대 이상 7.3%로 40대, 50대, 30대의 순

으로 비율이 높았다. 학력은 학사의 비율이 62.0%로 가장 높

았으며, 조직 내 직위는 임원 70.3%, 창업자 CEO 19.0%, 
CEO 10.7% 순이었다. 업종은 제조업이 36.1%로 가장 높았으

며, 연매출액은 50억원 미만이 57.6%로 제일 높았다. 사업 기

간은 7년 이상이 46.3%, 3~5년이 20% 순이었으며, 종업원 수

는 50명 미만이 69.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와 같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2.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 기업가정신, 기업

가 끈기의 구성개념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주성

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고 varimax 회

전법을 사용하였다.
송지준(2019)은 KMO 값이 0.5 이상이면 적정하고, 요인과 

문항들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value) 1.0 이상 및 요인 적

재치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본 연구도 동일 기준을 적

용하여 타당도를 판단하였다. KMO 측도는 0.869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이고, 각 변수의 

요인 적재치는 0.5 이상으로 요인분석이 적합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a값은 모두 기준치인 

0.6을 상회하여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표 2>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결과

구성
개념

측정
항목

요인
적재치

Eigen
value

누적분산
(%)

Cronbach’s
a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 

지원3
지원4
지원6
지원7
지원1
지원2
지원5

0.815
0.809
0.787
0.779
0.751
0.738
0.657

8.14 21.114 0.886

기업가정신

감수성3
감수성2
진취성1
감수성4
혁신성4
혁신성3
진취성4
혁신성1
혁신성5
감수성1
감수성6
혁신성6
진취성2
혁신성2

0.686
0.659
0.654
0.647
0.612
0.602
0.598
0.597
0.585
0.583
0.579
0.571
0.559
0.501

3.92 36.927 0.894

구분 항목 빈도수 비율(%)

성별
남자 152 74.1
여자 53 25.9

연령 

20대 이하 5 2.4
30대 46 22.5
40대 77 37.6
50대 62 30.2

60대 이상 15 7.3

학력

고졸 이하 13 6.3
전문대졸 28 13.7
학사 127 62.0
석사 24 11.7
박사 13 6.3

직위

창업자 CEO 39 19.0
CEO 22 10.7
임원 144 70.3

업종

제조업 74 36.1
ICT/SW 44 21.5

연구개발서비스업 24 11.7
기타 63 30.7

연매출액

50억원 미만 118 57.6
50~100억원 미만 40 19.5
100~150억원 미만 26 12.7

150억원 이상 21 10.2

사업 기간

3년 미만 33 16.1
3~5년 미만 41 20.0
5~7년 미만 36 17.6
7년 이상 95 46.3

종업원 수

50명 미만 143 69.8
50~100명 미만 43 20.9
100~150명 미만 12 5.9

150명 이상 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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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을 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측정되는 변수 간의 관

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두 상호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간에 선형관계가 높으면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통 상관관계 

값이 0.8 이하이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Daoud, 2017) 본 연구의 상관관계 값은 .187~.676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된 결과는 아

래 <표 3>과 같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지원인식 기업가정신 끈기 성과

지원인식 1

기업가정신 .190** 1

끈기 .187** .676** 1

성과 .325** .535** .5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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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이 미치는 영

향 등에 대하여 <표 4>와 같이 다중 회귀분석 및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은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이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다는 가설이다. 분석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책지원의 인식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β=.231, p<.001).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가설 2는 기업가정신이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

다는 가설이다. 분석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업

가정신이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

로 검증되었다(β=.490, p<.01).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가 끈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Baron & Kenny(1986)는 1단계로 독립

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2단계로 독립변

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3단계로 독립변수

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매개효과

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2단계 모두 유의하고 3단계에서 매

개변수와 종속변수 간 유의성이 있어야 한다(노경섭, 2019).

먼저, 가설 3-1은 기업가 끈기는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이다. 
분석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1단계(모형4)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고(β
=.098, p<.10), 2단계(모형2)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의 경우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β=.231, p<.001). 3단계(모형3)에서 매개변수인 기업가 끈기

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β=.382, p<.001)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때 <표 4>의 모형3에서 중소벤처

기업 정책지원의 인식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모

형2에서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보다 작으므로 부분 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3-1은 채택되

었다.
가설 3-2는 기업가 끈기는 기업가정신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이다. 분석 결과, <표 4>에서 보

듯이 1단계(모형4)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경

우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고(β=.669, p<.001), 2단계(모형 

2)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β=.490, p<.01). 3단계

(모형 3)에서 매개변수인 기업가 끈기가 비재무적 성과에 유

의한 정(+)의 영향(β=.382, p<.001)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 이때 <표 4>의 모형 3에서 기업가정신이 비재무적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이 모형 2에서 기업가정신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보다 작으므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 그리하여 가설 3-2는 채택되었다.

<표 4> 회귀분석 결과

변수
비재무적 성과 끈기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통제변수

연령 .057 .050 .035 .039
학력 .127 .036 .016 .052

사업 기간 -.142† -.163** -.188** .065
매출액 .184* .054 .120* -.175**

독립변수

지원인식 　 .231*** .193** .098†
기업가정신 　 .490** .234** .669***

매개변수

기업가 끈기 　 　 .382*** 　
수정된 R2 .037 .343 .416 .478

F 2.965* 18.725*** 21.749*** 32.087***
†P<.1, *p<.05, **p<.01, ***p<.001

본 연구는 SPSS의 Process Macro Model 3.5를 활용하여 기업

기 끈기의 매개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표 5>와 같

이,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rapping (5,000회 반복 추출)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 모두 매개변수인 기업가 끈

기를 경유하여 종속변수인 비재무적 성과에 이르는 경로에서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기업가 끈기

끈기1
끈기2
끈기3
끈기6
끈기4
끈기5

0.734
0.695
0.644
0.638
0.623
0.562

1.445 50.039 0.814

Kaiser-Mayer-Oklin Value=0.869
Bartlett’s Test: x=2569, df=351,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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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업가 끈기의 매개효과 분석

경로
Effec

t
Boot
SE

LLCI ULCI

지원
인식

→
기업가
끈기

→
비재무적
성과

.093 .040 .015 .170

기업가
정신

→
기업가
끈기

→
비재무적
성과

.314 .074 .181 .472

이러한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가설검증결과

가설 가설내용 결과

1
중소벤처기업 정첵 지원의 인식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
기업가정신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1
기업가 끈기는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3-2
기업가 끈기는 기업가정신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Ⅴ. 결론

5.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정부 정책지원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 및 기업가

정신이 중소벤처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동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업가 끈기의 매개 역할에 관한 

것이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 및 기업가정신은 기업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정책지원의 인식은 기업가의 인지 및 행동에 영향

을 미치며, 이러한 인식은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Aragon-Mendoza et al., 2016, Ahsan et al., 2021)를 

지지하고 있으며, 기업가들의 정책지원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비재무적 성과로 측정

한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강병오, 
2011, Farinha et al., 2020)를 지지한다. 
둘째, 기업가 끈기는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 및 기

업가정신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가정신은 기업성과를 확대시킨

다는 선행연구들(Fiiwe et al., 2022, Yin et al., 2022)의 결과와 

기업가 끈기가 벤처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Baum & Locke, 2004), 기업생존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는 선행연구 결과(DeTienne et al., 2008)를 지지한다. 
본 연구는 설문 대상을 중소벤처기업의 CEO 및 임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가의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기업가가 역경

에 직면했을 때 보여주는 기업가 끈기가 중소벤처기업 정책

지원의 인식 및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한

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5.2. 연구의 이론적 기여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지원에 대

한 기업가들의 인식이 중소벤처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을 밝혔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는 

정책자금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 데 

비하여,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기업가들의 인식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기여

한다. 해외 연구에서는 기업가의 인식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하였고, 인식에 관한 연구도 비교적 활발히 연구되고 있

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기업가의 인식과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는 정책지원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고, 정책에 대한 인식

의 중요성을 확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국내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기업가 끈기를 매개변수

로 활용하여 기업가 끈기가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 

및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점을 검

증함으로써 기업가 끈기에 관한 연구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한다. 기업가 끈기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가 목표 추구를 지속하는 성향으로 기업의 성공을 지속적

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는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 끈

기의 정책지원 인식과 기업성과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

써 기업가 끈기의 중요성과 역할을 밝혔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정책지원의 인식이 기업성과에 유의미

한 정(+)의 영향이 있는 점에 근거하여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의 기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 및 각종 제도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기업가들의 정책지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정책당국은 중소벤

처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및 지원제도 등을 많이 수립하고 실

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 및 전달이 부족하여 정책지원

에 관한 인식이 비교적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

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정책지원에 대한 인

식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예산 및 제도 등을 기업가에게 

홍보하고 공지하는 시스템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CMB) 문제

를 해결하고자 정책지원의 인식, 기업가정신과 기업가 끈기 

및 기업성과의 설문 대상을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설

문 대상이 중소벤처기업의 CEO 및 임원으로 한정되어 표본

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며 추후 연구

에는 기업성과 관련 데이터 등을 신용평가사의 객관적인 데

이터로 사용하는 등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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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가들의 정책지원에 대한 인식 및 기업가정신

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인식의 중요성을 밝혔으나, 
향후 기업가의 정책 인식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

를 바라며, 본 연구가 기업가 끈기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되어 국내에서도 기업가 끈기에 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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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erceived Government Support and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s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ial Pers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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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there have been studies on the impact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on the performance of these enterprises, there is limited 
research on how entrepreneurs' perceptions of such policies affect business performance. Additionally, there is scarce domestic research on 
the role of entrepreneurial persistence in achieving and sustaining entrepreneurial goals and its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entrepreneurs' perceptions of government policy support affect business performance 
and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persistence, shedding light on the significance of perceptions and deepening the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ial persistence. This study utilizes entrepreneurs' perceptions of government support for South Korean small 
and venture enterprises, and entrepreneurship as independent variables, with entrepreneurial persistence as a mediating variabl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of businesses as the dependent variable. Data was collected through surveys targeting founders, CEOs, and 
executives of small and venture enterprises. After excluding incomplete responses, a total of 205 survey responses were used for 
hypothesis tes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verified that the perception of SME policy support and entrepreneurship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Second, it was verified that entrepreneurial persistence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SME policy support and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performance.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wofold. First, it highlights the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f entrepreneurs' perceptions of 
policy support on the non-financial performance of small and venture enterprises. This contributes to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by 
demonstrating that entrepreneurs' perceptions play a role in affecting business performance, in contrast to previous research that focused 
on the impact of policy financial support on business performance. Second, this study extends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ial persistence, a relatively understudied concept in domestic research, by demonstrating its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 perceptions of government support and,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performance.

Practically, the study suggests that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small and venture enterprises, the government should not only 
expand policy support but also seek ways to increase entrepreneurs' perceptions of such support.

Key words: Perception of government support,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persistence,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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