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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AI의 발달, 비대면 시스

템의 정착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빠르게 개편되

고 있다. 이처럼 점차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변화

에 빠르게 대응하고 향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역

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OECD, 2019). 

기업가정신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추

구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다수의 

연구자들의 정의하는 것처럼(Baron and Shane, 
2005; Kang and Kim, 2014; Yang, 2019) 기업가정

신은 불확신한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나침반

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Lee and Jeon, 2023).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최근 대학 진학률은 

2021년 45.0%, 2022년 48.3%, 2023년 50.6%로 매

식품·조리 교과군 특성화고 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 창업지원그룹의 조절효과

이광빈ㆍ김미환

수해양교육연구소(연구원)ㆍ 국립부경대학교(강사)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mong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Food·Cooking Subject Group: 

Moderating Effect of Startup Support Group

Gwang-Bin LEEᆞMi-Hwan KIM

Fisheries and Maritim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researcher)ᆞ Pukyung National University(lecturer)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tart-up support grou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risk tolerance, innovation, proactiveness, and desire for achievemen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food and cooking subject group. 
248 students from specialized high schools in food and cooking subjects in four region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Sample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normality distribution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he research method used SPSS Process Macro 4.2 proposed by Hayes(2018). As a result of the 
study,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the start-up support group was found in innovation among the 
sub-variables of entrepreneurship (β=-.1405, p<.05). Students from specialized high schools in the 
food/cooking subject group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on 
entrepreneurship and will to start a business based on subject group and human resource training type 
suggested policy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support group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group.

Key words : Specialized high school,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s, Startup Support Group

†Corresponding author :  purin1602@gmail.com 
※ 본 연구는 이광빈, 김미환(2024)의 2024년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기반하여 작성하였음.

※ 개인정보 표시제한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3000/JFMSE.2024.8.36.4.761&domain=https://english.ksfme.or.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이광빈ㆍ김미환

- 762 -

년 높아지고 있는데(Education Statistics Service, 
2023), 이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최근 상황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는 자신의 미래

가 불투명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현상이다(Lee, 2024). 특히 2023년 졸

업생 현황 중 교과군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식품

가공 교과군 졸업생 10,576명 중 취업자 3,017명, 
대학 진학자 5,091를 제외한 2,139명은 졸업 후 

취업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창업 여부도 확인하

기 어려웠다(Education Statistics Service, 2023). 또

한 음식조리 교과군 졸업생 10,564명 중 취업자 

2,989명, 진학자 5,255명, 취업 여부의 확인이 어

려운 인원도 2,000명으로 조사되어 취업을 강조

하는 중등 직업교육의 정책 방향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Lim and Kim(2021)의 연구에서도 35세 미만 

청년층의 폐업율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으

며, 음식점업의 생존 시간도 2년 정도로 조사되

어 청년층의 창업 관련 요인과 음식점업의 인력 

양성 유형과 연계된 교과군의 창업, 창업의 요소

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창업교

육 등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음식점업은 

연구 대상인 식품·조리 교과군의 인력양성유형

(조리원, 제과제빵원 등)과 직무 범위가 유사한 

창업 업종이므로 창업 관련 연구의 시급성과 당

위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식품·조리 교과군 특성화고 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여러 창업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연구해 보는 것은 학문적을 필요성을 넘어 사회

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연구를 토대로 식

품·조리 교과군 특성화고 학생들이 불확실성이 

강한 현재 창업 현실에 대비하여 필요한 역량과 

교육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취업 의사가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50만명

을 육박하는 현재(KOSIS, 2023) 청소년들이 진취

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요소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식품·조리 교과군 특성화고 학생들의 

창업지원그룹은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2. 식품·조리 교과군 특성화고 학생들의 

창업지원그룹은 혁신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3. 식품·조리 교과군 특성화고 학생들의 

창업지원그룹은 진취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4. 식품·조리 교과군 특성화고 학생들의 

창업지원그룹은 성취욕구와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식품·조리 교과군

계열 구분 차원에서 중등 직업교육과정을 구분

하였던 다섯 개의 계열(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

보, 수산·해운, 가사·실업)은 급변하는 산업 구조 

변화와 직업 다양화에 따라 현행 산업·직업의 분

류 체계를 반영하지 못하여 인력양성유형 설정에 

한계점을 드러냈다(Kim, 2017). 
2016년과 2019년의 직업계고 학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직업계고 학생 

정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며(Ahn, 2020), 학생과 학

부모 집단에서 특성화고의 선호도 또한 감소하고 

있다(Kim, 2022). 이러한 중등 직업교육의 선호도 

감소에도 직업계고 학과 개편 동향 분석 연구 결

과 음식조리 교과군으로의 학과 개편 수요는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yun and Kim, 2020). 대

부분의 교과군에서 학생 수가 감소되었으나 음식

조리, 식품가공 교과군은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

세를 보였으며, 인력양성유형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제과제빵원, 조리사는 증가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Ahn, 2020). 이러한 학생 선호도 증가와 

시대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 식품가공 교과군, 음식조리 교과군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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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었다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식품·조리 

교과군으로 NCS 분류 체계를 개선하였다. 인력

양성 유형과 새로운 직무 생성을 고려한 교과군 

재구조화 및 미래 직무 변화를 반영한 교육내용

과 위계적 학습 계통 체계화 등을 고려하여 식

품·조리 교과군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교과군 

통합 이후 식품·조리 교과군 교육과정의 신규 개

발, 교과군 변화에 따른 NCS 학습모듈 개선, 교

육과정 운영 실태 및 전공 만족도 조사 등의 후

속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관련 연구 수행

이 필요한 시점이다. 
  

2.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창업지원그룹

가. 기업가정신의 개념과 하위요소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은 산업구조와 사회 변

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되고 있고, 연구자들마

다 다양한 개념을 토대로 기업가정신을 정의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기회를 추구하고 혁신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기회를 추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활동(Baron and Shane, 2005)으로 정의하

였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창의성을 바탕

으로 시장과 조직에서 기회를 탐색하고, 기업이 

지닌 혁신 역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과 신시장을 개척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Kim et al., 2023). 본 연구에서 기업가정신

은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여 불확실한 미래의 위

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라고 정의하였다. 선진국에서는 기업가정신을 바

탕으로 창업을 유도하여 청년 실업률을 타계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업을 주목하고 있다(Kim 
et al., 2023).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을 제시하였다

(Miller, 1983; Covin and Slevin, 1989). Covin and 
Slevin(1989)은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으로 혁신

성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진취성은 새로운 기회를 선제

적 및 적극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노력, 위험감수

성은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됨에도 과감히 도전하

려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최근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으로 진취성, 혁신

성, 위험감수성과 더불어 ‘성취욕구’에 주목하고 

있다(Lee, 2019). 성취욕구는 창업가와 일반인을 

구별하는 심리학적 요인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성

취욕구를 중요한 기업가정신의 요소로 고려되어 

왔다(McClelland, 1961). 높은 성취욕구를 가진 사

람을 성공에 대한 열망이 높은 사람, 노력을 통

한 성취 목표를 이루는 성향이 높은 사람이 창업

자가 된다고 언급하였다(Kim and Jeon, 2009; 
Park and Kang, 2007). 

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창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 

하였고(Schumpeter, 1934), 위험을 감수하고 시간

과 노력을 투자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함으로써 

보상과 만족을 누리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Choi et al., 2016). 또, 창업을 개인이 하나의 조

직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면서(Gartner et al., 
1992), 창업은 개인이 하나의 조직을 형성하는 과

정 그 자체로 보기도 하였다(Kim and Jeon, 
2009). 창업의지는 창업 전반을 이해하는 개념으

로 사용되며, 창업의지를 행동성향으로 창업에 

관하여 느끼는 가능성의 정도라 하였고(Choi, 
2013), Kim(2014)은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행

동에 앞서는 마음가짐으로 정의하였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다. 관련 선행연구 중 본 연구에 참고한 

연구에서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Kwon and Yoon, 2013; Kim and Geum, 2020).

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지원그룹

청년 창업가는 대부분 개인의 형태이며, 창업 

초기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지원 세력의 도움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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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청년 창업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창업의지를 강화하는 변인으로 창업 지원 그룹이 

연구되어 왔으며, 관련 변인을 연구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연구하여 왔다. 
창업지원그룹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서 창업멘

토링과 관련된 Yoo and Lee(2023)의 연구는 대학

생의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창업

멘토링을 멘토링 기능과 멘토 신뢰로 구분하여 

창업 분야의 멘토와의 연결을 통해 창업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창업지원그룹을 창업 지원 사업, 창업 지원 

정책, 부모의 창업 경험 등의 사회, 환경적 요인

으로 보는 외부 요소로 구분하거나(Kim and Jeon, 
2009), 창업지원그룹으로 부모의 창업 여부와 정

서적 지지도 변수로 연구되었다(Yoon, 2003). 이

러한 선행 문헌 검토 결과 청년 창업가는 대부분 

개인의 형태이며, 창업 초기에 직면하는 어려움

을 극복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지원 세력의 도움을 필요로 함을 확인하였다. 다

양한 창업지원그룹의 조작적 정의 중 본 연구에

서 창업지원그룹은 Kim and Jeon(2009)이 제시한 

사회적 지원 세력과 창업의 성공적 역할 모델을 

포함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도구

가. 조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4개 지역(인천, 부산, 울산, 
경남) 소재 식품·조리 교과군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2024년 5월 2일부터 4
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248명의 학생이 참여하

였고 이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230개의 설문

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나.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창업의지는 Kwon 
and Yoon(2013), 독립변수인 기업가정신은 

Lee(2019), 조절변수인 창업지원그룹은 Kim and 
Jeon(2009)의 연구를 기초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교육학 박사 2명과 식품·조리 교과군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 2명의 자문을 통계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2.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아래의 [Fig. 1]과 같다.

Entrepreneurship
Risktolerance

Control variable: 1. Gender  2. Parent’s startup whether

Startup supportgroup

Innovation
Proactiveness

Desire forachievement

Entrepreneurialintentions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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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조절효과 검증을 앞서 정규성 분포

를 검증한 결과 왜도값은 -.643 ~ -.142, 첨도값은 

-.357 ~ 1.120으로 Kline(2010)이 제시한 왜도값이 

절대값 3이하, 첨도값이 절대값 10이하를 충족하

였다. 변인의 신뢰도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창업

의지는 .803, 독립변수인 기업가정신 중 위험감수

성은 .808, 혁신성은 .715, 진취성은 .833, 성취욕

구는 .784를 나타냈다. 조절변수인 창업지원그룹

은 .919로 모든 변인의 척도에서 신뢰도는 검증

되었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각 변인간의 

Pearson의 상관계수가 .260 ~ .688로 0.01 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
지원그룹의 조절효과

식품·조리 교과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기업

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지원그룹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2018)이 제안한 

SPSS Process Macro 4.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기업가정신 중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지원그룹의 조절효과는 아래 

<Table 1>과 같다.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쳤고(β=.5143, p<.05), 조절변인

인 창업지원그룹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5882, p<.05). 위험감수성과 창업지원

그룹의 상호작용항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해 조절효과가 없었다(β=.-.0726, 
p>.05). 또한 R² 증가분은 .0049(p>.05)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못해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못하였

고, 통제변수인 성별과 부모의 창업여부도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과 창업의지의 관

계에서 창업지원그룹의 조절효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혁신성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고(β=.9047, p<.05), 조절변인인 창업지원

그룹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8015, p<.05). 혁신성과 창업지원그룹의 상호작

용항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조절효

과가 있었다(β=-.1405, p<.05). 또한 R² 증가분은 

.0162(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조절효과가 

검증되었으나, 통제변수인 성별과 부모의 창업여

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그

룹의 특정 값에서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조건부효과는 <Table 3>과 같다. 
혁신성과 창업의지간의 단순기울기는 창업지원

그룹값이 2.5721부터 4.5583의 범위에서 모두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시각화하면 [Fig. 
2]와 같다.

Variable β se t p LLCI ULCI

Constant .6790   .7819 .8684 .3861 -.8618 2.2198
Risk tolerance .5143 .2246 2.2903 .0229 .0718 .9568

Startup Support Group .5882  .2042 2.8801 .0044 .1857 .9906
Risk tolerance × Startup Support Group -.0726 .0588 -1.2336 .2186 -.1885 .0434

Gender (control)  .0065  .1041 .0629 .9499 -.1985 .2116
Parent's Startup Whether (control)  -.0411 .1133 -.3627 .7172 -.2645 .1822

Interacting R² increases
R² F p

.0049 1.5218 .2186

<Table 1>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a startup support grou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tolera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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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β se t p LLCI ULCI
Constant -.6525 .8709 -.7492 .4545 -2.3687 1.0638

Risk tolerance .9047 .2329 3.8850 .0001 .4458 1.3636
Startup Support Group .8015    .2355 3.4031 .0008 .3374 1.2656

Innovation × Startup SupportGroup -.1405  .0611 -2.3020 .0223 -.2609 -.0202
Gender (control) -.0955 .0995 -.9595 .3383 -.2915 .1006

Parent's Startup Whether (control) -.0160     .1100 -.1456 .8844 -.2328 .2008

Interacting R² increases
R² F p

.0162     5.2993 .0223

<Table 2>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startup support groups in the relationship with innov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Startup Support Group Effect se t p LLCI ULCI

2.5721 .5432 .0984 5.5216 .0000 .3494 .7371

3.5652    .4037 .0753 5.3585 .0000 .2552 .5521

4.5583     .2641   .0950 2.7802 .0059 .0769 .4513

<Table 3> The moderating effect and conditional effect of the startup support grou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ig. 2] Visualiz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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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β se t p LLCI ULCI
Constant .2502     .7913 .3162 .4545 .7521 -1.3092

Risk tolerance .6741  .2128 3.1675 .0018 .2547 1.0935
Startup Support Group .6208 .2259 2.7478 .0065 .1756 1.0660

Proactiveness × Startup Support Group -.0952   .0579 -1.6462 .1011 -.2093 .0188 
Gender (control) -.0588  .1010 -.5822 .5610 -.2578 .1402

Parent's Startup Whether (control) -.0830 .1112 -.7463 .4563 -.3020 .1361

Interacting R² increases
R² F p

.0085       2.7100 .1011

<Table 4>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a startup support grou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activenes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Variable β se t p LLCI ULCI
Constant -.1181  1.0462 -.1129 .9102 -2.1797 1.9435 

Risk tolerance .6461 .2489 2.5963 .0100  .1557  1.1365 
Startup Support Group .7862 .3065 2.5651 .0110 .1822 1.3901

Desire for achievement × Startup Support Group -.1114 .0712 -1.5648  .1190 -.2516 .0289
Gender (control) -.0501  .1037 -.4831  .6295 -.2545 .1543

Parent's Startup Whether (control) -.0553  .1143 -.4843 .6286 -.2806 .1699

Interacting R² increases R² F p
.0081           2.4486 .1190

<Table 5>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a startup support grou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re 
for achievemen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셋째, 기업가정신 중 진취성과 창업의지의 관

계에서 창업지원그룹의 조절효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진취성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고(β=.6741, p<.05), 조절변인인 창업지원

그룹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6208, p<.05). 진취성과 창업지원그룹의 상호작

용항은 창업의지에 유의마한 영향을미치지 못해 

조절효과가 없었다(β=-.0952, p>.05). 또한 R² 증

가분은 .0085(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해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못하였고, 통제변수인 성별

과 부모의 창업여부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기업가정신 중 성취욕구와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지원그룹의 조절효과는 아래 

<Table 5>와 같다. 성취욕구는 창업의지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고(β=.6461, p<.05), 조절변인인 

창업지원그룹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쳤다(β=.7862, p<.05). 성취욕구와 창업지원그룹의 

상호작용항은 창업의지에 유의마한 영향을미치지 

못해 조절효과가 없었다(β=-.1114, p>.05). 또한 

R² 증가분은 .0081(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해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못하였고, 통제변수인 

성별과 부모의 창업여부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1. 결 론

본 연구는 식품·조리 교과군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 
성취욕구)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지원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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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

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기업가정신의 하위 요인

으로 제시한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 성취욕

구는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가정신을 연구

한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내용으로 불

확실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위험감수성이 높을

수록,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자 하는 혁신성이 높을수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진취성이 높을수록, 목

표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구를 내포할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Choi et al, 
2016; Im, 2020)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식

품·조리 교과군 특성화고 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강의 형

태의 기존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이 창업의지

를 고취하는 매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

째, 조절변인인 창업지원그룹은 기업가정신(위험

감수성, 혁신성, 진취성, 성취욕구)의 하위 요인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설정한 ‘연구 가설 1, 2, 3, 4(창업지원그룹은 기

업가정신(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 성취욕구)
의 하위 요인과 창업 의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는 지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기업가정신의 하위 요소인 위험감

수성, 혁신성, 진취성, 성취욕구와 창업지원그룹

의 상호작용항의 효과는 ‘혁신성’에서 창업의지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조절효과가 검증되었

다. 그러나 위험감수성, 진취성, 성취욕구와 창업

지원그룹의 상호작용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해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혁신성과 창업지원그룹의 상호작용항은 창업의지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창

업지원그룹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창업지원

그룹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의 관련성에 있

어 혁신성에서 정(＋)의 방향으로 조절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Lee et al., 2019). 또한, 수도권 대학생을 대상으

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Kang(2016)의 연구에서 혁

신성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위

험감수성과 진취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Kang(2016)의 연구 결과도 본 연구 결과와 

부분 일치하여 변인간의 상호작용 및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추가 연구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넷째, 통제변수인 성별과 부모의 창업여부

는 창업의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

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통제변수인 성별이 

창업의지에 효과성을 갖는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대비되는 내용이다. 성별에 따라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따라 차별성이 있는 선행연구가 있었

지만(An and Chun, 2023; Park and Yang, 2014), 
청소년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Koo and Hahn(2016)의 연구에서 성별이 창업 의

지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본 연

구의 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2. 논의 및 제언

이를 토대로 내린 본 연구의 논의 및 제언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의 신규 교과군인 식품·조리 교과군 특성화고 학

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서 창업지원그룹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연구 결

과를 토대로 교과군 인력양성유형에 따라 교육과

정을 다양화할 수 있는 편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소인 위험감

수성 혁신성, 진취성, 성취욕구가 창업의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지원그

룹을 통한 창업 실무 특강, 멘토링 등을 교육과

정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에 관한 

논의 필요성을 상기하였다. 둘째, 취업에 초점되

어 있는 기존 특성화고 관련 연구와 정책에 기업



식품·조리 교과군 특성화고 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 창업지원그룹의 조절효과

- 769 -

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정책 변화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였다. 취업률과 산업사회 요구에 맞는 인력

양성 훈련이라는 틀에 갇힌 중등 직업교육 정책

에 다각적인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특성화고 

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 연구 결과

를 토대로 진학하지 않고, 취업하지 않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 맞는 특성화고 운영 방향을 제

안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청년층 창업과 관

련한 정부 지원 정책 방향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경우 

정부의 정책 지원이 창업의지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는데(Lee et al., 2013), 이러한 

정부 예산 지원, 정책 사업 시행은 창업지원그룹

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취업에 한정되어 있는 직업교육 정책 방향을 창

업까지 포함하여 확대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무능력을 갖춘 기능 인력 

양성 차원이라는 점에서 중등 직업교육에서 고졸 

취업 정책은 지속될 필요가 있지만(Choi, 2017), 
정책의 방향이 취업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점은 

오히려 취업 이외의 진로를 제한하는 의미로 해

석될 수 있다. 이는 특성화고의 선호도를 감소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취업 위주의 현 중등 직업교육의 정책

이 창업을 포함한 정책으로의 변화에 학계를 비

롯한 정책 기관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

한 이를 토대로 제안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으로 청년층이 초기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이

를 회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 마련책이 선행

되면 청년층의 창업의지를 높이고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의 제언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식품·조리 교과군 특

성화고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교과군과 

인력양성유형에 근거한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영향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맥락적 의미

를 찾을 수 있다. NCS 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

라 중등 직업교육은 기존 계열 구분 차원에서 교

과군으로 변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직업계고 관련 

연구는 계열에 따라 연구대상 구분하여 교과군 

교육과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웠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식품가공 교과군, 음식

조리 교과군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식품·조
리 교과군으로 통합되고, 학생 선호도 상승 및 

학과 개편이 증가함에도 여전히 식품·조리 교과

군 관련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식품·조리 교과군 특성화고 학생을 연

구대상으로 수행한 본 연구는 계열에서 교과군으

로 연구 대상이 분류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교과군 구분에 따른 산업 사회 요구 및 인력양성

유형 등을 반영한 후속 NCS 교과군 연구의 모델

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과

군에 따른 취업, 진학, 창업 등 졸업 후 현황을 

분석하여, 식품·조리 교과군 학생의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창업 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후속 연구의 수행을 기대한다. 또한 기업가정신

의 형성 과정에 관한 개인적, 환경적, 사회적 요

인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등의 연구 방법적 다

양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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