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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델의 창업자 특성차이에 대한 영향에 관한 연구*

이주헌 (연세대학교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국 문 요 약

롤 모델은 개인의 직업 혹은 경력선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창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롤 모델의 긍정적 영향은 많은 연구

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가 있다. 롤 모델로는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 구성원인 부모형제 및 친척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 만난 지인을 롤 

모델로 선정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이외에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들과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과 롤 모

델이 없는 창업자들 간에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요인들, 학습지향성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 부모형제 및 친척 롤 모델을 강한 유

대의 롤 모델로 지인 롤 모델을 약한 유대의 롤 모델로 구분하였다. 강한 유대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과 약한 유대 롤 모델을 가진 창업

자들 간에 개인속성,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학습지향성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분석, t-검증 및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들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약

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이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에 비해 큰 규모의 창업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셋

째,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이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에 비해 학습지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롤 모델의 유무에 대한 영향은 성별, 학습지향성, 위험감수성, 창업규모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롤 모델의 유형에 대한  영향은 학습지향성, 창업규모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창업자, 롤 모델, 학습지향성, 유대, 로지스틱 회귀분석, t-검정

Ⅰ. 서론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사결정은 때때로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본보기가 되어 영향을 받기도 한다

(Ajzen, 1991). 또, 롤 모델은 개인의 직업 혹은 경력선택에 심

대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Krumboltz et al., 1976). 창업

을 선택함에 있어서 롤 모델의 긍정적 영향은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가 있다(Scherer et al., 1991; Van Auken 
et al., 2006; 김상진·하규수, 2021). 성공한 창업자가 사회의 주

목을 점점 더 받게 됨에 따라 인터넷과 공중파에서는 창업자

의 인터뷰나 강연을 자주 내보내고 있다. 우리는 창업자들이 

부모형제와 같은 가족뿐만 아니라 성공한 창업자들을 롤 모

델 삼아 창업하게 되었다는 기사나 인터뷰를 많이 접하고 있

다(조영조·이보영, 2016).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롤 모델을 

세상을 크게 변화시킨 에디슨이라고 밝혔고 박상호 니즈대표

는 불굴의 의지로 유명한 현대 정주영을 롤 모델로 삼고 있

다고 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Robert Merton이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 

롤 모델은 사람들에게 영감이나 자극을 주어 학습 및 모방행

동을 하게 하는 삶이나 직업의 본보기가 되는 모델이 될 만

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Addis, 1996). 사람들은 닮고자 

하는 롤 모델을 면밀히 관찰하고 태도, 자세 및 행동을 학습, 
모방하고 배워 자신의 경력과 삶을 발전시키고자 한다(Scherer 
et al., 1991). 따라서, 사람들은 롤 모델로 대개 자신과 비슷하

거나 자신이 추구하는 삶이나 직업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인

물을 선정한다(Bosma et al., 2012). 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

트는 생전에 마이클 조던을 롤 모델로 삼았다고 했고 클린턴 

대통령의 롤 모델은 케네디 대통령이었다고 한다. 물론, 롤 

모델의 행동과 가치관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부정적 롤 모델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Mungai & Velamuri, 2011). 하지만, 성별, 나이, 인종, 사

회적 위상 등이 유사한 인물을 선택할 경우 더 영향과 효과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롤 모델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관계를 가지는 인물이 

되기도 하고 TV, 라디오, 잡지 등의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롤 모델이 되기도 한다

(Bosma et al., 2012). 즉, 사람들은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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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지인, 유명인 등을 롤 모델로 

선정한다고 한다(임윤서, 2016). 롤 모델은 특히 어리거나 젊

은 사람들의 학업, 직업 및 경력선택 및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양준환, 2017). 성공한 롤 모델의 태도, 
자세 및 행동을 관찰함으로서 특정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고 성공에 필요한 역량과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제공한다(정수성·김도현, 
2019). 
창업도 롤 모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은 매우 잘 알

려진 사실이다(Krueger et al., 2000). 롤 모델은 사람들에게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창업에 대한 

강한 동기를 유발한다(BarNir et al., 2011). 또, 성공한 창업자

를 관찰하거나 인터뷰를 듣고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

이고 자신에게 부족한 역량과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

게 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 준다(임윤서, 2016). 
롤 모델과 관련된 가장 많은 실증연구는 부모가 창업자인 

경우 청소년 혹은 대학생들의 창업의도가 높다는 것이다(Scott 
& Twomey, 1988). 하지만, 청소년의 롤 모델인 부모창업자 

유무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실증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다양한 연령 혹은 창업단계에 따른 부모창업자 

유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거의 없는 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업자들은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지인 

등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다양한 대상을 롤 모델로 생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sma et al., 2012). 창업단계에 따

라 창업자의 롤 모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

우 부족한 편이다(Bosma et al., 2012). 
Granovetter(1973)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한 유대(strong tie)

와 약한 유대(weak ties)로 구분하였다. 강한 유대는 주로 혈

연, 학연 등의 유사성을 기초로 형성된 애착, 이해 및 친밀도

가 강한 부모, 형제, 친한 친구 등과의 관계를 말하는 반면 

약한 유대는 지인 등과 같이 교류가 강하지 않고 안면 정도

만 있고 친밀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일컫는다. 
Putnam(2000)은 강한 유대와 유사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

(bonding social capital)은 필요 자원과 호혜적 지원을 얻어내

고 신뢰 및 협력적 행동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약

한 유대와 비슷한 연계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
은 광범위한 네트워크로부터의 정보수집, 기회인식 및 포착에 

유리하다고 하였다. 정대용·박경임(2010)과 진주형·박병진

(2014)은 강한 유대(가족)와 약한 유대(지인) 롤 모델이 모두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국내외 실증연구에서 창업자들의 롤 모델 유형을 조사하거나 

롤 모델 유형에 따른 창업자의 특성 및 성향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Bosma et al., 2012). 
청소년과 대학생들과는 달리 창업자들의 롤 모델은 어떤 사

람들일까?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과 약한 유

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 간의 개인속성의 차이가 있을

까? 또, 롤 모델의 유형차이에 따른 기업가정신(혁신성, 진취

성, 위험감수성) 및 학습지향성의 차이는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아

직 탐색적 연구에서 조금 더 나아간 수준이지만 본 연구는 t-
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다양한 창업자들의 롤 모

델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롤 모델

사람들은 바람직한 롤 모델을 식별함으로써 비슷한 경력, 
직업, 행동양식 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Gibson, 
2004; Bosma et al., 2012). 롤 모델은 본받고 배우고 닮고자 

할 만한 모범이나 귀감이 되는 사회적 준거집단을 지칭한다

(Krumboltz et al., 1976). 롤 모델은 멘토와 달리 경험과 지식

에서 우러나오는 조언과 지도를 제공할 필요는 없고 존경하

고 영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우상과 달리 롤 모델은 노력하

면 비슷한 성취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Bricheno & Thornton, 2007).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행

동의 관찰이 가능할 때 학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통

적으로 부모, 형제, 교사, 코치, 사장 등이 롤 모델이 되기 쉬

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 

개인화된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만나기 어렵지만 유명한 사

람들을 롤 모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롤 모델은 경력 및 직업선택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Krumboltz et al., 
1976). 롤 모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사람들은 경력 및 직

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다(Gibson, 2004). 
따라서, 긍정적인 롤 모델을 발견함으로써 해당 경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Witt, 1991).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롤 모델이 존재할 수 있고 이들의 영향력

이 클 경우 특정 경력에 대한 선택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Mungai & Velamuri, 2011). 
신념, 경험, 교육 등을 기초로 창업에 대한 열망에 대해 자

신감 혹은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때 창업자들에게 창

업동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Mungai & Velamuri, 2011). 
부모가 창업자인 경우 어릴 때부터 창업을 하는 부모의 행동

을 보게 되고 창업환경을 접하게 된다. Shapero & Sokol(1982)
에 따르면 부모와 가족은 자녀들이 창업을 선택하는데 중요

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Bandura(1977)에 따르면 창업에 

대한 초기 사회화과정에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창업과 연관

된 지식, 신념, 가치, 태도 등을 배울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즉, 부모가 창업자인 경우 아이들의 창업에 대한 태도와 행동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창업을 선택하는 동기를 부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물적, 인적자원의 제공과 아울

러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부모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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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창업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Wyrwich, 2015). 하지만, 실증연구에서 부모의 창업이 자녀들

의 창업의도나 창업행동에 대한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전의 창업경험이 부정적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도 존재한다(Kim et al., 2006; 
Kuckertz & Wagner, 2010; Zhang et al., 2014). 또, 자녀들이 

부모들의 창업기업을 계승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Zellweger et al., 2011). 

2.2.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 내에서 행위자들이 맺고 있는 다양

한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으로 정의되고 있다. 사회 내에서 사

람들의 행동은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들이 맺고 있는 네트워크의 성격과 내용은 그들의 행동, 신

념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Podolny & 
Baron, 1997). 또, 사람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수행

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교환하고 자원과 자본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Inkpen & Tsang, 2005). 따라서, 성공을 목표로 하

는 창업자들에게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다(Anderson & 
Jack, 2002).

Granovetter(1973)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한 유대(strong ties)
와 약한 유대(weak ties)로 구분하였다. 강한 유대는 주로 혈

연, 학연 등의 유사성을 기초로 형성된 애착, 이해 및 친밀도

가 강한 부모, 형제, 친한 친구 등과의 관계를 말하는 반면 

약한 유대는 지인 등과 같이 교류가 강하지 않고 안면 정도

만 있고 친밀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일컫는다. 
Granovetter(1973)의 연구에 따르면 약한 유대를 통해서 취업

정보를 획득한 경우가 강한 유대를 통해서 얻은 경우보다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Putnam(2000)은 강한 유대와 유사한 결

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은 필요 자원과 호혜

적 지원을 얻어내고 신뢰 및 협력적 행동을 촉진하는데 도움

이 되는 반면 약한 유대와 비슷한 연계형 사회적 자본

(bridging social capital)은 광범위한 네트워크로부터의 정보수

집, 기회인식 및 포착에 유리하다고 하였다. 정대용·박경임

(2010)은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는 모두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2.3. 기업가정신과 학습지향성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창업자들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차별화된 특성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전통적으로 창

업자는 위험이 높은 창업을 하는 위험감수성이 높은 사람으

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Brockhaus(1980)는 실증연구를 통해 

위험감수성은 창업자의 차별화된 특성이 아닌 것으로 보고하

였다. McClelland(1961)도 높은 성취를 지향하는 창업자들은 

높거나 낮은 위험감수성이 아니라 중간정도의 위험감수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Schumpeter(1934)는 창조적 파괴활동을 동반

한 혁신과 혁신적 창업자를 주목하였다. 혁신성은 새로운 자

원, 생산방식, 기술 등을 도입해서 신시장과 신제품을 공략하

는 것이다. Lumpkin & Dess(1996)는 창업자의 특징의 하나로 

예측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고 신시장에 

뛰어드는 성향이라고 하였다. 
Miller(1983)는 조직활동 및 전략적 측면에서 기업가정신을 

보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기업성향을 기업가지향성이라고 명

명하고 구성요소로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을 제시하였다. 
또, 2-30년간 수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기업가지향성이 신제품

개발, 혁신, 재무적 성과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

혀졌다. 기업가지향성을 사용한 실증연구가 연구자들로부터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개인의 기업가정신을 연구함

에 있어서도 기업가지향성의 구성요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

점 늘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파

악함에 있어서 기업가지향성의 구성요인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활용하여 설문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습지향성은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 및 기술정보를 

확보, 공유함과 동시에 혁신을 추구하는 활동이다(Baker & 
Sinkula, 1999; Calantone et al., 2002). 학습지향성의 목적은 내

외부 정보 및 지식의 단순 학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

결 및 창의적 사고를 동반한 고차원적 학습을 이끌어내는 것

이다(Garvin, 1993). 따라서, 학습지향적 기업은 외부환경의 요

구에 적합한 전략적 지식정보의 획득 및 공유, 혁신에 초점을 

두고 활동한다(Hurley & Hult, 1998). 시장 및 기술변화에 대

한 빠른 학습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혁신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학습지향적인 조직의 특징

인 것이다(Bouwen & Fry, 1991). 

Ⅲ. 연구방법

3.1. 가설설정

롤 모델과 관련된 가장 많은 실증연구는 부모가 창업자인 

경우 청소년 혹은 대학생들의 창업의도가 높다는 것이다(Scott 
& Twomey, 1988). Chlosta et al.(2012)가 독일에서 수행한 실

증연구에서 창업자인 부모를 롤 모델로 가진 경우 창업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을 발견했다. Pablo-Lerchundi et al.(2015)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창업자인 경우 학생들이 창업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도 역시 창업자 부모를 둔 경우가 그렇지 않

은 경우에 비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Scherer et al., 1989).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부모가 자녀들에

게 네트워크, 학습기회, 자원 및 자본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한다. 
롤 모델은 사람들에게 목표달성에 대한 자신감과 아울러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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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강한 동기를 유발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BarNir et al., 2011). 또, 롤 모델 관찰을 통

해 자신에게 부족한 역량과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학습, 보완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창업자들에게도 자신

감, 동기, 네트워크, 자원 및 자본 등의 측면에서 롤 모델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osma et al.(2012)에 따르면 

창업 전 20%, 창업 후 10%, 그리고 창업전후 24%의 창업자

들에게 롤 모델은 창업시작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Lafuente & Vaillant(2013)는 롤 모델의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

이 연령이 적은 사람들이 연령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 크다고 

보고하였다. Basow & Howe(1980)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대학

생들이 경력선택에 있어서 여성 롤 모델 존재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Noguera et al.(2013)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절한 창업자 롤 모델을 발견할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지원도 적게 받는다고 하였다. Bosma et al.(2012)
는 실증분석을 통해 낮은 학력의 창업자들에 비해 높은 학력

의 창업자들이 롤 모델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경험과 

롤 모델 존재 간의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롤 모

델 존재유무에 따른 창업자의 연령, 성별, 학력 등과 같은 개

인속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H1-1: 롤 모델의 존재유무(존재 유, 존재 무)는 창업자의 개

인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주형·박병진(2014)은 가족과 지인 창업자 롤 모델 노출이 

모두 청년들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배병윤·이주헌(2018)은 강원지역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주연(2022)은 글로벌 창업자를 대상

으로 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창의성이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창업의도에게 정(+)의 영향을 공통적으로 미치는 창

업자 롤 모델 노출과 기업가정신 간에는 연관성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최근 Efrata et al.(2021)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창업자 롤 모델 노출이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으로 구성된 기업가정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H1-2: 롤 모델의 존재유무(존재 유, 존재 무)는 창업자의 기

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Bandura(1977)는 롤 모델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기술

이나 지식을 학습하는데 유리하다고 하였다. 사회적 학습이론

에 따르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관찰된 

행동을 모방하거나 재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Gibson, 
2004). 따라서, 학습을 위해서는 교류하고 관찰할 수 있는 롤 

모델의 존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H1-3: 롤 모델의 존재유무(존재 유, 존재 무)는 창업자의 학

습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실증연구에 따르면 창업자들이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지인 등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다양한 대상을 롤 모델로 생

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sma et al., 2012; 임윤서, 
2016). 진주형·박병진(2014)은 가족 롤 모델 노출과 지인 롤 

모델 노출이 모두 39세 미만의 청년들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osma et al.(2012)는 

292명의 네덜란드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약한 

유대의 롤 모델과 달리 가족 등과 같은 강한 유대 롤 모델의 

경우 멘토링을 제공해준다고 하였다. 정대용·양준환(2009)은 

기술보증기금이 지원하는 21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약한 유대만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발견하였다. 
Mungai & Velamuri(2011)는 부모의 창업에 대한 영향이 

18-21세의 청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Wilson et 
al.(2009)는 롤 모델과 연령, 성별, 산업 등의 개인속성이 일치

할 경우 창업자의 모방과 학습이 증진된다고 하였다. 어떤 실

증연구에 따르면 창업자 부모의 영향은 여자아이보다 남자아

이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롤 모델은 새로운 지식이나 학습에 도움이 된다. 기업규

모가 커짐에 따라 부모형제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식이나 학

습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새로운 롤 모델을 식별해야 하는 

필요가 창업자들에게 생기게 된다. 

 H2-1: 사회적 네트워크(강한 유대, 약한 유대)는 창업자의 

개인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구성되어 있다(Lumpkin & Dess, 1996). 혁신성은 새로운 기술, 
제품, 생산방식 등을 도입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진취성은 

경쟁자에 비해 새로운 기회와 시장을 개척하여 주도적 위치

를 선점하는 자세와 행동을 강조한다. 위험감수성은 성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더라도 과감히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의미한다. 기업가정신이 높은 창업자는 적극

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자 할 것이고 부모형

제 롤 모델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약한 유대 창업자 

롤 모델을 찾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H2-2: 사회적 네트워크(강한 유대, 약한 유대)는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습지향성은 단순 정보지식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

니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을 지향한다. 따라

서, 학습지향성이 높은 창업자는 경쟁력 있는 지식과 기술을 

확보한 기업의 창업자를 롤 모델로 채택하는 성향이 높을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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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3: 사회적 네트워크(강한 유대, 약한 유대)는 창업자의 학

습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H1-1, H1-2, H1-3, H2-1, H2-2, H2-3은 집단 

간 차이분석에 대한 가설들이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가설의 경우 반대적 성격을 갖는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

한 가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H1-1‘: 창업자의 개인속성은 롤 모델의 존재유무(존재 유, 존
재 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롤 모델의 존재유무(존재 유, 
존재 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창업자의 학습지향성은 롤 모델의 존재유무(존재 유, 
존재 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창업자의 개인속성은 사회적 네트워크(강한 유대, 약

한 유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네트워크(강한 유대, 

약한 유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창업자의 학습지향성은 사회적 네트워크(강한 유대, 

약한 유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설계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자기이외에 롤 모

델이 없는 창업자들과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로 구분하고 

이들의 차이를 검증하려고 하였다. 또, 롤 모델을 혈연관계 

중심의 강한 유대와 지인 등과 같이 교류와 친밀도가 높지 

않은 약한 유대로 구분하여 창업자들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들을 롤 모델의 존재유무로 구분하

고 롤 모델의 존재유무가 창업자들의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요인들, 학습지향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실증하고자 하였

다. 또, 창업자들의 롤 모델을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로 구분

하고 롤 모델의 유형차이가 창업자들의 개인속성, 기업가정

신, 학습지향성의 차이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롤 모델에 대한 많은 실증연

구가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업

자 부모가 자녀의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을 검증한 것이 많았

다. 국내외를 통해 창업자들의 다양한 롤 모델을 조사하고 이

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았다. 최근 들어 롤 

모델의 유형차이에 따른 창업의도나 기업성과 등에 영향을 

검증한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

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앞에서 제시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t-검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개인속성 

이외에 기업가정신 및 학습지향성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 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들 변수를 선정한 이유는 창업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t-검정을 실시하

여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들과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 들 간

의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요인들, 학습지향성의 차이를 비교

하였다. 또, t-검증을 통해 강한 유대 창업자 롤 모델과 약한 

유대 창업자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의 개인속성, 기업가정

신 요인들 및 학습지향성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다음 단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창업자들의 롤 모델 존재유무와 

롤 모델 유형차이에 따른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요인들 및 학

습지향성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3.3. 연구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들의 롤 모델을 

살펴보고 롤 모델의 존재유무 혹은 유형차이에 따라 개인속

성, 기업가정신 요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학습지향

성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검증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엔젤투자협회에 경영컨설팅 혹은 엔젤투자를 받

기 위해 창업지도사와 엔젤투자를 대기하고 있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00
명을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미리 접촉한 다음 수시로 설문

을 독려한 결과 총 180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다. 각 설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측정하

는 리커트 척도를 이용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들의 설문문항을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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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변수

측정문항 참고문헌

혁신성

모든 상황에 혁신적이고 독창적으로 행동함
업무에 혁신적 아이디어와 개선점을 찾음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경영스타일을 가짐

Covin &
Slevin(1989),
유봉호(2008)

진취성
기존방법모다 새로운 해결책을 강조함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진취적 행동을 권장함
현재보다 미래기회를 생각하는 진취적 성향을 가짐

위험감
수성

위험성이 있지만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호함

위험성은 있지만 과감하고 용감한 행동이 필수적임
고성장이고 위험성 높은 사업을 더 선호함

학습지
향성

학습을 지출이라기보다 투자로 인식함
실수로부터 학습하기 위해 노력함

난해하더라도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함
학습을 중단하면 기업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인식함

Kohli &
Jaworski(1990),

Narver &
Slater(1990)

<표 1> 설문지 문항내용

Ⅳ. 실증분석 결과

4.1. 기술통계량

설문대상을 살펴보면 총 180명의 창업자들 중 고졸 및 전문

대졸(대학교 중퇴포함)이 26명(14.4%)에 불과한 반면 대졸이 

63명(35.0%), 석사 이상이 91명(50.6%)으로 전반적으로 고학력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30대가 56명(31.1%), 40대 91명
(50.6%), 50대 이상이 33명(18.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

은 여성이 24명(13.3%)이고 남성이 156명(86.7%)으로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규모를 살펴보

면 직원이 없는 단독창업이 35명(19.4%), 직원 5명 이하가 75
명(41.7%), 직원 10명 이하가 31명(17.2%), 직원 11명 이상이 

39명(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 (롤모델) 전체
강한 유대

(부모형제, 친척)
약한 유대(지인) 없음 (자신)

표본수 180 16 150 14

여성 24(13.3%) 3(18.8%) 15(10%) 6(42.9%)

남성 156(86.7%) 13(81.2%) 135(90%) 8(57.1%)

연령

2-30대 56(31.1%) 9(56.3%) 43(28.7%) 4(28.6%)

40대 91(50.6%) 3(18.8%) 79(52.7%) 9(64.3%)

50대이상 33(18.3%) 4(25%) 28(18.7%) 1(7.1%)

학력

전문대졸이하 26(14.4%) 3(18.8%) 18(12%) 5(35.7%)

대졸 63(35.0%) 4(25%) 57(38%) 2(14.3%)

석사이상 91(50.6%) 9(56.3%) 75(50%) 7(50%)

창업규모

단독 35(19.4%) 6(37.5%) 27(18%) 2(14.3%)

2-6명 75(41.7%) 6(37.5%) 59(39.3%) 10(71.5%)

7-11명 31(17.2%) 2(12.5%) 28(18.7%) 1(7.1%)

12명이상 39(21.7%) 2(12.5%) 36(24%) 1(7.1%)

<표 2> 기술통계량

롤 모델에 따른 창업자들의 개인속성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설문대상 180명 중 강한 유대(부모형제, 친척)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는 16명, 약한 유대(지인)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는 150명, 자신 이외에 없다고 응답한 창업자는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

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

고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

라 엔젤투자협회를 통해 추가투자와 경영컨설팅을 받아 성장

단계를 준비하는 창업자들을 주로 설문대상으로 선정했기 때

문이다.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2-30대 창업자의 비율은 

56.3%이었지만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2-30대 창업자의 

비율은 28.7%로 조사되었다. 또,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단독창업자의 비율은 37.5%인 것에 비해 약한 유대의 롤 모

델을 가진 단독창업자의 비율은 18%로 19.5%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이 1-5명, 5-10명, 11명 이

상인 창업규모의 경우 강한 유대의 창업자의 비율은 37.5%, 
12.5% 12.5%로 약한 유대의 창업자의 비율은 39.3%, 18.7%, 
24%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여성창업자의 비율은 18.8%로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여성창업자의 비율 10%와 10%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롤 모델이 없

는 여성창업자의 비율은 42.9%로 전체 여성창업자 비율 

13.3%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

서 많이 지적된 것처럼 롤 모델로 삼을만한 여성창업자를 찾

기 어려운 창업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4.2.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들의 개인속성 이외에 잠재적 변수인 

기업가정신 요인들(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및 학습지향

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따라서, 설문문항을 주성분 분석과 베

리맥스(Varimax)회전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t-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사용할 요인변수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기업가정신 요인들과 학습

지향성을 추출하였고 이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측정항목

요인부하량

공통성
크론바흐 
알파학습 

지향성
위험 
감수성

혁신성 진취성

혁
신
성

혁신성1 .057 .124 .717 .303 .624

.750혁신성2 .228 -.027 .777 .274 .732

혁신성3 .173 .241 .814 -.038 .752

진
취
성

진취성1 .140 .139 .234 .774 .642

.713진취성2 .107 .343 .071 .576 .746

진취성3 .151 .110 .175 .793 .548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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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살펴보면 KMO측도가 0.799로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고 Barlett의 구형성검정 카이제곱 값도 860.695(p<.001)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되었고 Bar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영가설이 기각되는 것을 

확인하여 실증자료가 요인분석 자료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 총 누적분산은 67.479%로 일반적 기준인 60%
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목적에 맞게 4개 요인을 

추출했는데 모두 아이겐 값이 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성도 모두 사회과학 일반적 기준치인 0.5를 상회하고 있

고 요인적재값도 0.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요인도 기

준치인 0.4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일관성 분석을 실

시하였다.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학습지향성의 크론바

흐 알파값은 0.750, 0.713, 0.751, 0.817로 모두 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

어슨(Perarson)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를 측정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기업

가정신 요인들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간에는 1% 유의

수준에서 +0.313-0.477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향성도 혁신성, 진취성, 위헙감수성 간에 1% 유의수준

에서 +0.300-0.414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학습 지향성

혁신성 1

진취성 .453** 1

위험감수성 .313** .477** 1

학습지향성 .414** .401** .300** 1

* p < 0.05, ** p < 0.01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4.3. t-검정

t-검정은 표본에서 추정된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두 집단의 

평균이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정하는 분석법

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령, 학력, 규모, 성별의 개인속성과 아

울러 설문지에서 추출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학습지

향성의 8개 영역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롤 모델의 존재유무에 따른 창업자들의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요인들 및 학습지향성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t-검정을 실시하

였고 이에 대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유무 평균 표준편차 F p t값

나이
무 2.71 .726

1.210 .791 -.265
유 2.78 .948

학력
무 3.21 1.051

1.151 .491 -.690
유 3.39 .945

규모
무 2.50 1.092

2.493 .125 -1.542
유 3.10 1.425

성별
무 1.42 .514

20.375 .038 2.297*
유 1.10 .312

혁신성
무 4.07 .601

.123 .216 1.241
유 3.86 .621

진취성
무 3.74 .492

1.697 .894 -.133
유 3.76 .687

위험감수
성

무 3.10 .733
.019 .109 -1.612

유 3.41 .703

학습지향
성

무 4.54 .587
.431 .012 2.529*

유 4.14 .555

<표 5> 롤 모델 존재유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나이가 2.71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100명 중 30대가 29명, 
40대가 71명임을 의미하는 수치이다. 학력이 3.21이라는 것은 

100명 중 평균적으로 대졸 79명, 석사 21명 정도의 학력수준

을 의미하는 수치이다. 성별의 경우 1.42는 100명 중 평균적

으로 42명이 여성이라는 의미로 남녀 비중이 비슷한 정도인 

반면 1.10은 100명 중 평균적으로 10명이 여성으로 남성 비중

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이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에 비해 나이, 학력, 창업규모가 조금 더 

높지만 t-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롤 모델 유무에 따른 성별의 차이는 5% 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검정결과 롤 모델이 없는 

경우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록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이 롤 모델이 없

는 창업자들보다 기업가정신 요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

성)이 높거나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습지향성은 5% 유의수준에서 롤 모델

이 없는 창업자가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들의 학습지향

성이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의 학습지향성보다 높다고 해

석할 수도 있지만 여성창업자들의 학습지향성이 높기 때문에 

나온 파생적 결과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과 약한 유

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 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즉,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

위
험
감
수

위험감수1 .004 .847 .079 .166 .752

.751위험감수2 .206 .715 .163 .158 .605

위험감수3 .119 .779 .065 .150 .647

학
습
지
향
성

학습성1 .802 .140 .060 .125 .680

.817
학습성 2 .679 .017 .283 .279 .630

학습성 3 .704 .113 .287 .217 .635

학습성 4 .877 .123 .012 -.032 .805

아이겐 값
총누적분산(%)

4.684
36.028

1.698
49.086

1.386
59.750

1.005
67.479

KMO=.799, Bartlett 구형성검정 = 860.6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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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의 개인속성, 기업

가정신 요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학습지향성의 차

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유대 평균 표준편차 F p t값

나이
강한 2.50 1.09545

2.336 .210 -1.259
약한 2.81 .92965

학력
강한 3.31 .94648

.002 .706 -.377
약한 3.40 .94901

규모
강한 2.43 1.45917

.083 .049 -1.980*
약한 3.17 1.40825

성별
강한 1.18 .403

3.843 .287 1.067
약한 1.10 .301

혁신성
강한 3.63 .40139

3.659 .116 -1.582
약한 3.88 .63591

진취성
강한 3.50 .67769

.001 .107 -1.620
약한 3.79 .68384

위험감수성
강한 3.17 .84327

.659 .143 -1.472
약한 3.44 .68448

학습지향성
강한 3.64 .48278

.142 .000 -3.973**
약한 4.20 .53688

<표 6> 롤 모델 유형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나이가 2.50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30대와 40대가 반반정

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2.81은 평균적으로 100명 중 30대가 19
명, 40대가 81명이라는 것을 말한다. 학력이 3.31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대졸이 69명, 석사가 31명인 학력수준을 의미하고 

3.40은 평균적으로 대졸이 60명, 석사가 40명인 학력수준을 

말한다. 성별의 경우 1.18과 1.10은 100명 중 평균 18명이 여

성, 10명이 여성인 것을 의미한다. 
비록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보다 약한 유대

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의 나이, 학력이 조금 높은 것으

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창업규모의 경우(t=-1.980, p=.049<.05) 5% 유

의수준에서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이 강한 유

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규모가 커지게 됨에 따라 강한 유대이외의 롤 모

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보다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 요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습지향성

(t=-3.973, p=.000<.01)은 1% 유의수준에서 약한 유대의 롤 모

델을 가진 창업자들이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

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습지향성이 높은 창업

자들이 부모형제나 친척 이외의 롤 모델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4.4 로지스틱 회귀분석

창업자의 롤 모델 유무에 미치는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요

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학습지향성의 영향력을 검

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

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지 않

은 이유는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었기 때문이다. 

단계 제1단계: 개인속성 제2단계: 잠재변수

구분
롤모델 무=0
롤모델 유=1

B Wald p Exp(B) B Wald p Exp(B)

상수항 3.57 5.38 .02 35.67 8.06 6.73 .01 3165.35

나이 -.09 .08 .78 .91

학력 .13 .21 .65 1.14

규모 .39 2.82 .09 1.48

성별 -1.91 9.53 .00 .15

혁신성 -.41 .73 .39 .67

진취성 .28 .39 .53 1.32

위험감수성 1.02 4.89 .03 2.76

학습지향성 -1.91 6.82 .01 .148

Hosmer &
Lemeshow
카이제곱(p)

5.076(.746) 6.303(.613)

Nagelkerke
R제곱

.148 .179

<표 7> 롤 모델 유무를 설명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먼저, 종속변수로 롤 모델의 유무를 두고 창업자들의 나이, 
학력, 창업규모, 성별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Hosmer & 
Lemeshow 카이제곱 값이 5.076, 유의확률 .746으로 기준인 .05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투입변수들 중 통계수준 1%에서 성별(Wald=9.53 
(p=.00))이 그리고 통계수준 10%에서 규모(Wald=2.82(p=.09))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검정결과 롤 모델 유무에 따라 창업규모의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창업

규모가 롤 모델 유무에 통계수준 10%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들의 창업

규모가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의 창업규모에 비해 큰 것으

로 나타난 것이다. t-검정에서 롤 모델 유무에 따라 창업규모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롤 모델이 없는 여성창업자

들의 창업규모가 큰 관계로 생긴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이다.     
다음으로 종속변수로 롤 모델의 유무를 두고 창업자들의 기

업가정신 요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학습지향성을 

독립변수로 동시에 투입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Hosmer & Lemeshow 카이제곱 값이 6.303, 유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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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변수들 중 위험

감수성과 학습지향성이 유의확률 5% 미만으로 롤 모델 유무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검정에서 롤 모

델 유무에 따라 창업자들의 위험감수성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위험감수성이 롤 모델 유무에 미치는 영향

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습지향성이 높은 창

업자들의 위험감수성이 다소 낮은 결과로 파생된 결과로 추

측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지향성은 1% 수준에서 유의하고 Exp(B)가 .148로 1 미

만으로 롤 모델 유무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 창
업자들의 학습지향성이 1단위 증가할 때 0.148배 정도로 롤 

모델 존재할 가능성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t-검정

결과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의 

학습지향성이 낮을 수 있지만 여성창업자들의 학습지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파생된 결과일 수도 있다.

단계 제1단계: 개인속성 제2단계: 잠재변수

강한 유대=0
약한 유대=1

B Wald p Exp(B) B Wald p Exp(B)

상수항 1.47 1.04 .31 4.33 -4.25 3.88 .05 .01

나이 .24 .70 .41 1.27

학력 .02 .01 .94 1.02

규모 .39 3.52 .06 1.47

성별 -.90 1.52 .22 .408

혁신성 .06 .01 .91 1.07

진취성 -.03 .00 .96 .97

위험감수성 .10 .04 .85 1.10

학습지향성 1.53 8.20 .00 4.60

Hosmer &
Lemeshow
카이제곱(p)

7.933(.440) 3.151(.925)

Nagelkerke
R제곱

.078 .159

<표 8> 롤 모델 유형을 설명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창업자의 롤 모델의 유형을 설명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종속변

수로 롤 모델의 유형을 두고 창업자들의 나이, 학력, 창업규

모, 성별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가 <표 

8> 좌측에 나타나 있다. Hosmer & Lemeshow 적합도 검정결

과 카이제곱은 7.933 유의확률이 .440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투입변수들 중 규모(Wald=3.52(p=.06))만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왔고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p(B) 값을 해석하면 창업규모가 

1단위 증가할 때 창업자들의 롤 모델이 약한 유대일 가능성

이 1.47배 정도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를 롤 모델의 유형으로 두고 창업자들의 기업가지

형성 요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학습지향성을 독

립변수로 투입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8> 우측에 

나타나 있다. Hosmer & Lemeshow 카이제곱을 살펴볼 때 모

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투입변수들 중에서 학습지향

성(Wald=8.20 (p=.00))만 유의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p(B)의 변수 값으로 해석하면 학습

지향성이 1단위 증가할 때 창업자들의 롤 모델이 약한 유대

일 가능성이 4.60배 정도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Ⅴ. 결론

롤 모델은 개인의 직업 혹은 경력선택에 영향을 주기도 한

다고 알려져 있다. 창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롤 모델의 긍정적 

영향은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가 있다. 롤 모델로

는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 구성원인 부모형제 및 친척뿐만 아

니라 사회적 관계로 만난 지인을 롤 모델로 선정한다고 한다.
롤 모델과 관련된 가장 많은 실증연구는 부모가 창업자인 

경우 청소년 혹은 대학생들의 창업의도가 높다는 것이다. 하

지만, 최근 실증연구에 따르면 창업자들이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지인 등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다양한 대상을 롤 모델

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novetter(1973)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한 유대와 약한 유

대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약한 유대를 통해서 취업정보

를 획득한 경우가 강한 유대를 통해 얻은 경우보다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정대용·양준환(2009)의 중소기업 대상 실증연

구에 따르면 약한 유대만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밝혀졌다. Bosma et al.(2012)는 약한 유대의 롤 모델만 

멘토링을 제공해준다고 하였다.
청소년과 대학생들과는 달리 창업자들의 롤 모델은 어떤 사

람들일까?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과 롤 모델이 자신 이외

에 없는 창업자들 간에 개인 속성의 차이가 있을까? 또, 롤 

모델의 유무에 따른 기업가정신 요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과 학습지향성의 차이는 있을까? 강한 유대의 롤 모델

을 가진 창업자들과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 

간의 개인속성의 차이가 있을까? 또, 사회적 네트워크(강한 

유대, 약한 유대) 차이에 따른 기업가정신 요인들(혁신성, 진

취성, 위험감수성)과 학습지향성의 차이는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서는 자기 자신이외에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들과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

들과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들 간에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요

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학습지향성의 차이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또, 부모형제 및 친척 롤 모델을 강한 유대의 

롤 모델로 지인 롤 모델을 약한 유대의 롤 모델로 구분하였

다. 강한 유대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과 약한 유대 롤 모델

을 가진 창업자들 간에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요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학습지향성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요인분석, t-검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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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엔젤투자협회에 투자유치 혹은 경영컨설팅을 신

청한 성장단계를 준비하는 180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을 진행하였다. 이들 중 강한 유대(부모형제, 친척)의 롤 모델

을 가진 창업자는 16명, 약한 유대(지인) 롤 모델을 가진 창

업자는 150명, 자신 이외에 없다고 응답한 창업자는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의 조사들과 비교했을 때 본 연

구에서는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와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Bosma et al.(2012)의 일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54%인 159명만이 롤 모

델이 있고 이들 중 22%가 강한 유대(부모형제, 친척)의 롤 모

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성장지향적 창업

자들이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혹은 일반 창업자들에 비해 훨

씬 더 롤 모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또,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혹은 일반 창업자들에 비해 부

모형제 및 친척의 영향에서 벗어나 외부의 지인을 롤 모델로 

선정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t-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들 중 여성의 비율

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offmann et al.(2015)은 아들

에게는 아버지가 딸에게는 어머니가 가장 영향력 있는 롤 모

델이라고 하였다. 또, Heckert et al.(2002)은 같은 성별로부터 

제공된 경력이나 직업관련 정보를 신뢰하고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롤 모델로 삼을만한 여성

창업자를 찾기 어려운 창업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t-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이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에 비

해 비교적 큰 규모의 창업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롤 모델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지

식에 대한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기업규

모가 성장함에 따라 창업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에 대한 

필요가 증대하고 이를 채워줄 수 있는 롤 모델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창업자들이 강한 유대의 롤 모델에서 벗어나 약한 

유대의 롤 모델로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이 강한 유대의 롤 모

델을 가진 창업자들에 비해 학습지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학습지향성이 높은 창업자일수록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탈피해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롤 모델의 유무에 대

한 영향은 성별, 학습지향성, 위험감수성, 창업규모 순인 것으

로 나타났다. 또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사회적 네트워

크(강한 유대, 약한 유대)에 대한 영향은 학습지향성, 창업규

모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p(B)의 변수 값으로 해석하면 

학습지향성 1단위가 증가할 때 창업자가 강한 유대의 롤 모델

대신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질 확률은 5.93배 증가한다.

t-검정에 따르면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에 비해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의 기업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

의 기업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상반된 결과가 나

온 이유는 t-검정에서는 롤 모델 유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성별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

다. 또, t-검정에서 롤 모델 유무에 따른 창업자의 위험감수성

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의 위험감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학습지향성이 높은 창업자의 위험감수성이 낮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서 보다 광범위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롤 모델에 관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일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지

향적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롤 모델을 실증 분석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대부분 실증연구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기업가정신 요인들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학습지향성에 대한 영향을 검

증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

루고 있는 롤 모델 유무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강한 유

대, 약한 유대)에 따른 창업자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요인들 및 

학습지향성을 검증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창업자 

롤 모델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창

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의 학습지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창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롤 모델을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의 학습지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창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약한 유대의 롤 

모델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엔젤투자협회를 통

해 성장을 위해 투자유치와 경영자문을 요청한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창업자들을 대표한다고 하기 어

렵다.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창업자들의 롤 모델을 조사하

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자료를 수집한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났고 창업자들의 인식과 환경이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롤 모델을 위한 전문화된 실증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롤 모델 선정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이 없었다. 
넷째, 표본의 크기는 통계적 신뢰성과 검정력을 높인다는 점

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가 14명, 
강한 유대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진 창업자가 16명뿐으로 

결코 표본의 정규성 및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 해석과 활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

요가 있다. 또, 보다 많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창업자들을 연

구대상으로 확보한 롤 모델에 대한 전문화된 후속연구가 무

척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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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s of Role Models on Differences in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Joo-Heon Lee**

Abstract

Role models are also known to influence an individual's job or career choice. The positive effect of role models on entrepreneurship 
has already been revealed through many precious researches. It is said that people choose not only family members who are related by 
blood, such as parents, siblings, and relatives, but also acquaintances whom they have met through social relationships as role models.

In this study, we divided into entrepreneurs with no role models other than themselves and entrepreneurs with role models. In addition, 
we classified parental siblings and relative role models as role models with strong ties, and acquaintance role models as role models with 
weak ties. We analyzed the differences in personal attribute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factors, and learning orientation between the 
entrepreneurs with role models and those without role models. Also, the differences in personal attributes, innovativeness, proactiveness, 
risk-taking propensity, and learning orientation between the entrepreneurs with strong ties role models and those with weak ties role 
models were examined.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women entrepreneurs without role models is 
higher. Second, the entrepreneurs with role models with weak ties tend to run larger scale start-up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entrepreneurs with role models of weak ties tend to have higher learning orientation. Fourth, gender show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 
absence or presence of role models. Fifth, it was found that learning orientation and startup size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decision of the role model with weak ties or that with strong 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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