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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청년 고용시장의 악화는 지속적인 사회

적 관심이며 이슈가 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전

체 고용률에 비해 약 16%가량 저조하고(통계청, 

2024) 구직을 단념하고 그냥 쉬는 청년이 역대 두 

번째로 많으며(민경락, 송정은, 2024. 6. 23.) 전문

직, 정규직 등의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일용직, 아

르바이트 등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김윤

나영, 2024. 5. 23.). 반면,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신규사업자의 창업는 전년대비 5.6% 감소

하였지만, 연령대별 비율로 살펴보면 청년 창업은 

증가한 추세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정부의 다양한 청년창업지

원정책, 창업을 하기 쉬운 기술적 발전, 예전에 비

해 청년창업에 대해 달라진 사회적 인식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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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보인다. 이러한 청년창업은 청년실업의 

대안과 일자리창출 정책적 수단, 고용 없는 성장

에 대응할 방법으로, 국가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중요하다 할 수 있다(Caliendo & Kunn, 2015). 

한편, 2023년 신규사업자 중 남성은 55.1%, 여

성은 44.9%로 10.2%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39세 이하의 청년 신규

사업자는 남성이 21.5%, 여성은 17.0%로 4.5%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여성청년 창업이 다른 여

성 세대에 비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OECD회원국 내 최하

위를 기록하고 있는 유리천장 지수와 가장 큰 차

이를 보이는 남녀임금격차(김강석, 2024. 3. 8.), 

여성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후 경

력연계가 어려운 상황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여성

청년에게 창업은 경제활동에서 다른 여성세대와 남

성에 비해 더 좋은 대안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창업과 여성창업과는 다른 특

성을 가지는 여성 청년창업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나, 여성 청년창업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살

펴보면 그 숫자도 매우 부족하고, 연구주제 또한 매

우 비체계적이다. 예를 들면, 여성청년의 창업활성

화 방안(최청락 외, 2022), 창업의 성과(Fani et al., 

2021), 일 경험특성(최나현, 2020; Lewis, 2017), 리

더십 함양(양지희, 리상섭, 2021; Vampo, 2018), 여

성 청년창업과 고용효과(Caliendo & Kunn, 2015), 정

부지원의 효과(Mariani et al., 2019), 기술이전과정

에서 성별 효과(Matricano, 2022) 등의 연구가 최근

에야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여성 청년창업의 정

책적인 이슈에 관심이 있을 뿐 여성 청년창업의 복

잡한 메커니즘을 규명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창업연구에서 거의 다루어

지지 않은 여성 청년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성과, 

사업지속의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창업동기

창업동기는 창업을 결심하는 원동력으로, 새로

운 사업기회를 알아차리고 창업으로 추진하는 의

지를 생성하며(Ajzen, 2005) 창업뿐만 아니라 창

업기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Begley & Boyd, 

1987). 이러한 동기는 행동하게 만드는 요인이나 

목표에 따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분류

되는데(Deci & Ryan, 1985) 내재적 동기는 행동

만으로 얻어지는 흥미, 즐거움, 만족 등의 내면에 

의한 동기이며, 외재적 동기는 활동의 결과로 얻

어지는 외적 보상에 의한 동기이다(Deci, 1975). 

즉, 업무에서 느끼게 되는 도전정신, 성취감, 만족

감 등의 즐거움은 내재적 동기이며 임금과 같이 

실제적인 보상이나 혜택은 외재적 동기이다(Deci, 

1975). 내재적 동기 유발에는 자기결정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인 자율성, 역량감, 유대감 중 자율성이 가장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0). 이는 스스로 자기를 계속적

으로 발전하게 하고 통제하여 자신이 설정한 높

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자아실현 욕구와 연

계된다. 자아실현 욕구는 욕구위계이론에서 가장 

상위욕구로(Maslow, 1954) 이러한 성취욕구를 가

진 사람은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고 위험을 감수

하는 특성이 있어 창업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McClelland, 1961). 외재적 동기로 볼 수 있는 경

제적 보상인 돈을 더 많이 벌기위해 창업가들은 

창업을 하고(Shane Kolvereid & Westhead, 1991), 

취업 후 직원으로 받는 임금에 비해 기업활동에

서 예상되는 보상이 높을 경우 창업을 고려한다

(Van Praag & Cramer,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동기의 내재적 동기로 자아실현 동기, 외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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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로 경제적성취 동기로 하였다.

2. 기업가 정신

기업가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제품 발

명, 새로운 생산방법 도입, 새로운 시장 개척과 같

이 새로운 결합을 창출하고 기업가정신은 기존 

경제 질서에 창조적 파괴와 같은 혁신을 추구하

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Schumpeter, 1942). 

즉,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진취

성, 위험감수성, 혁신성으로 자원을 재결합하거나 

분배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Miller, 1983). 진

취성은 미래 수요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경쟁

자보다 한발 앞서 선제적인 행동을 취하는 성향

으로(Lumpkin & Dess, 1996) 환경에 구애받지 않

고 변화 지향적인 면에서 창업가의 필수 정신이

라고 할 수 있다(Bateman & Crant, 1993). 위험감

수성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회를 포착하

기 위한 과감한 행동을 추구하는 성향으로(Miller 

& Friesen, 1982) 불확실한 환경에서 창업을 하고 

기업경영을 위해 높은 위험을 감수하게 한다

(Covin & Slevin, 1989).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불

확실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이라도 추진하는 위험

감수성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Carland et al., 

1995). 혁신성은 물적 요소와 힘을 새롭게 결합하

는 것으로, 문제해결을 대담하고 광범위한 행동으

로 하고자 하는 성향이다(Miller, 1983). 혁신성은 

시장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회로 전

환하거나 과정에 적용하여 새로운 제품개발, 생산

방식 구축, 조직 구성, 시장개척 등을 수행하게 한

다(Lumpkin & Dess, 1996). 

3. 배경적 특성

성공한 창업가들은 창업기업의 경영성과를 결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창업가라 하였다

(Herron & Robinson, 1993). 즉, 창업가 특성은 경

영성과에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Selznick, 1957). 창업가의 특성에는 경력과 경험 

및 네트워크가 있다(Chrisman et al., 1998). 창업

가의 경험은 창업가가 사업에 적응하는 방법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Ucbasaran et al., 2010), 창

업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다양한 

지식과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는다

(Ouchi & Jaeger, 1978). 창업가의 네트워크는 조

직의 지식, 기술, 자원 등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데(Inkpen & Tsang, 2005)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

착했을때 창업가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회를 

확인할 수 있으며(Elfring & Hulsink, 2003), 특별

한 권한이 필요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 가

능한 권한을 제공하기도 한다(Garnsey, 1998). 또

한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자원축적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Gulati, 1998) 창업하고 사

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창업가가 보유하고 있

는 네트워크는 중요하다(Cromie & Birley, 1992). 

창업가의 창업자금 확보는 창업의 성공에 결정적

인 요인이 된다(정수원, 2001). 기업은 운영과정

에서 필요한 자원을 소유하거나 창출하고, 보유

자원이 타기업에 비해 우월하다면 능력이 우수하

다고 할 수 있다(Wernerfelt, 1984). 창업과 경영과

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과 정부지원 

자금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금마련과 수

지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이정자 외, 2009). 본 연

구에서는 창업가의 배경적 특성으로 창업가의 경

험, 네트워크, 재무적 자원으로 하였다. 

4. 경영성과

경영성과는 조직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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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의 결과 정도로(Steers, 1981), 기업이 목

표달성을 위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원으로 얻

게 되는 결과물이다(Mintzberg, 1987). 경영전략

에서 경영성과 지표로 재무적인 지표와 비재무적

인 지표를 활용하는데(Hunt & Morgan, 1995), 재

무적 성과는 단기적인 성과로, 비재무적 성과는 

장기적 성과의 측정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Govindarajan, 1984). 재무적 성과는 매출액과 시

장점유율(Hewett & Bearden, 2001), 매출수익률과 

자산수익률(Song et al., 2000), 수익성(Pelham & 

Wilson, 1995)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측정된다. 

재무적 성과는 대부분 계량적인 지표를 근거로 

하여 대외 공표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객관적

이고 측정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신뢰가 높다(김규

영, 김상덕, 2012). 비재무적 성과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성과변수를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다(Kohli 

& Jaworski, 1993). 비재무적 성과는 조직성과, 고

객성과, 고객만족도, 시장점유율, 기술성과 등과 

부서차원, 직원차원, 고객차원에서 기업의 성공요

인을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측정지표로 활

용하고 있다(Ravanera & Rajulton, 2010).

5. 사업지속의도

사업의 지속은 사업가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파산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사업지속의도는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가 새로운 조직을 설립한 이후 토대

를 형성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려는 욕구이

다(Schein, 1978). 즉,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성장

과 이익창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자 하는 

의도라 할 수 있다(Kuhn et al., 2000). 이러한 사

업가의 사업지속의도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외부

환경의 변동성에도 기업가가 사업을 유지하려는 

회복력과 기업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자기쇄신적 특성을 갖추게 해 사업성공과 

지역 경제회복에 기여한다(Shapero, 1992).

6.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

는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개인적 신

념이다(Bandura, 1997). 즉, 자신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

한 능력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

신만의 판단이며(Bandura & Wood, 1989) 믿음이

라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삶에서 경험

한 다양한 성공과 실패를 통해 새로운 상황에서 

갖게 되는 기대이며(Sherer et al., 1982)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기 때문에 수행의 성과를 보

다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한다(Olson et al., 

1996).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끈기로

(Latham & Locke, 1991) 낮은 사람에 비해 더 높

은 성과를 달성하는 경향이 있다(Gist & Mitchell, 

1992). 따라서 자기효능감 증진은 목표를 달성하

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Gist & 

Mitchell, 1992).

Ⅲ.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1. 창업동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동기는 창업기업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핵

심적 요인이다(Begley & Boyd, 1987). 내재적 동

기인 자아실현 동기는 자신의 직무에서 더 창의

적이고 성과를 높이는 경향이 있으며(Amabile, 

2018) 개인의 동기 수준을 더 높여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Ryan & Deci, 2000). 외재적 동기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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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성취 동기는 성과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

으로(Locke & Latham, 2002) 경제적 보상이 자율

성과 통제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성과를 

증가시킨다(Gagné & Deci, 2005). 성취 지향적인 

기업가들은 능동적으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기

업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Begley & Boyd, 1987),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청년 여성창업가의 창업동기(자아실현 동기, 
경제적성취 동기)는 경영성과(재무적 성과, 비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이 높은 창업가는 변화하는 환경속

에서 기회를 식별하고, 조직의 강점을 활용해 적

절한 대응전략을 구사하여 기업의 성장을 이끈다

(Davis et al., 2010). 창업가의 진취성은 틀에 박

히지 않은 획기적 방안을 제시하는 의지를 보유

하게 하고(Lumpkin & Dess, 1996), 위험감수성은 

내재된 위험을 파악하여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여 기회 추구

와 동시에 위험을 회피하게 하여(Palmer, 1971) 

수동적이기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게 한다(Sitkin & Weingart, 

1995). 창업가의 혁신성은 기술개발과 개선을 통

해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여(Morris 

et al., 2008) 사업의 전략적 실천과 지속 성장을 

이끌어(Kuratko & Hodgetts, 1992), 결과적으로 

사업의 성공에 긍정인 영향을 미친다(Damanpour 

et al., 2009).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2. 청년 여성창업가의 기업가정신(진취성, 위험
감수성, 혁신성)은 경영성과(재무적 성과, 비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3. 배경적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는 창업가의 경험이 중

요하게 작용한다(Birley & Norburn, 1987). 창업 

경험이 풍부한 창업가는 문제해결 능력과 리더십 

능력이 뛰어나며(Baum & Locke, 2004) 경험을 

통해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그림�1> 연구모형



134  유통연구 제30권 제1호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경영

성과를 향상시킨다(Wiklund & Shepherd, 2003). 

또한 창업가는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빠르게 얻어 기업의 경쟁 우위를 창출하

고(Hoang & Antoncic, 2003) 전략적인 의사결정

을 내려 기업의 성장과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Wiklund & Shepherd, 2003). 창업가의 

재무적 자원은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Casson, 2003). 창업기업 초기단

계에서 재무적 자원이 잘 확보될수록 기업의 성

장과 성과에 긍정적이며(Beck & Demirguc-Kunt, 

2006) 외부 자금을 유치한 기업이 더 빠르게 성장

하며 경영성과가 향상된다(Cosh et al., 2009). 따

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청년 여성창업가의 배경적 특성(다양한 경험, 
네트워크, 재무적 자원)은 경영성과(재무적 성
과,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경영성과가 사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업의 초기 성과가 좋으면 창업가는 사업

을 지속하려는 의도가 강해지며, 이는 기업의 성장

과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Schoonhoven & 

Romanelli, 2001). 또한 경영성과가 우수할수록 지

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강해져(Baker 

& Nelson, 2005),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청년 여성창업가의 경영성과(재무적 성과, 비
재무적 성과)는 사업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5. 경영성과가 사업지속의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경향이 있으며(Gist & 

Mitchell, 1992), 사업가의 자기효능감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안시연, 김상덕, 2018)와 비재무적 

성과(조명기, 오윤정, 202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높은 자기효능감은 창업가의 창업지향성

을 높이며(Poon et al., 2006) 자신의 능력에 대한 

높은 믿음으로 사업운영에서 도전과 리스크에 대

한 두려움을 줄이며 사업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강화한다(Hmieleski & Corbett, 2008). 창업가는 

경영성과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업 지속 의

도가 강해지며, 이는 사업의 장기적인 성공에 기

여하게 된다(Al Issa et al., 2019).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 청년 여성창업가의 경영성과(재무적 성과, 비
재무적 성과)와 사업지속의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실증분석 및 결과

1.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6개월 이상 7

년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39세 이하 여성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여기서 여성 

청년창업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개시한 날이 7년이 지

나지 아니하고, 대표가 여성으로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자로 설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전문 리서치

기업에 의뢰하여 훈련받은 면접원들이 2024년 3

월 한달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총 259부를 실증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창업동기의 구성요인을 자아실현 동기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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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취 동기로 규명하고, 자아실현 동기는 Carter 

et al.(2003), 경제적성취 동기는 McClelland(1961)

의 측정문항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

완하여 자아실현 동기 5개, 경제적성취 동기 5개

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

으로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으로 규정하고, 

Zahra(1991)의 측정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진취성 5개, 위험감수성 4개, 혁신성 5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성 청년창업가의 배

경적 특성으로 다양한 경험, 네트워크, 재무적 자

원으로 구성하고 Stuart and Abetti(1987)의 측정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다양한 경

험 4개, 네트워크 5개, 재무적 자원 4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경영성과는 구성요인으로 재무적 성

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규명하고 재무적 성과는 

Pelham and Wilson(1995)의 측정문항을, 비재무적 

성과는 Boyle and Dwyer(1995)의 측정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재무적 성과 4개, 비

재무적 성과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업지속

의도는 Schein(1978)의 측정문항을 본 연구에 맞

게 수정보완하여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

기효능감은 Bandura(1977)와 Riggs and Knight 

(1994)의 측정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 보완

하여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항목은 Likert

의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응답자 및 운영사업의 특성

응답한 여성 청년창업가의 특성으로 연령은 20~ 

29세 52명(20.1%), 30~39세 207명(79.9%)으로 나

타나 30대가 많았다. 학력은 고졸 이하 36명

(13.9%), 전문대졸 70명(27.0%), 대졸 140명

(54.1%), 대학원졸 13명(5.0%)으로 나타나 대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은 서울 58명(22.%), 인

천경기 93명(35.9%), 대전충청 19명(7.3%), 광주

전라 19명(7.3%), 대구경북 25명(9.6%), 부산울산

경남 34명(13.2%), 강원제주 11명(4.3%)으로 나타

나 수도권 응답자가 많았다. 여성 청년창업가 응

답자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사업특성으로 업종은 온라인쇼핑몰을 

포함한 도소매업이 108명(41.7%)으로 가장 많았

으며, 서비스업 72명(27.8%), 카페를 포함한 외식

업 58명(22.4%), 제조업 14명(5.4%), 기타 7명

(2.7%) 순으로 나타나 온라인쇼핑몰을 포함한 도

소매업의 창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종업원 수는 

종업원 없음이 114명(4.0%)으로 가장 많았으며, 1

명이 76명(29.3%), 2~3명이 50명(19.3%), 4~5명이 

10명(3.9%), 6명 이상이 9명(3.5%) 순으로 나타났

다. 운영기간은 3년 이상 7년 미만이 114명

(44.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1년 이상 3년 

미만이 96명(37.1%),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9명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연령
20~29세   52 20.1

지역

서울 58 22.4
인천경기 93 35.930~39세 207 79.9
부산울산경남 34 13.2

학력

고졸�이하   36 13.9
대구경북 25   9.6전문대졸   70 27.0
대전충청 19   7.3대졸 140 54.1
광주전라 19   7.3

대학원졸   13   5.0
강원제주 11   4.3

합계 259 100 합계 259 100

<표�1> 여성�청년창업가�응답자�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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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액으로 3천만 

원 미만이 103명(39.8%)으로 가장 많았으며, 7천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42명(16.2%), 1억 원 

이상 3억원 미만이 38명(14.7%), 3천만 원 이상 5

천만 원 미만이 36명(13.9%), 5천만 원 이상 7천

만 원 미만이 29명(11.2%), 3억 원 이상이 11명

(4.2%)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청년창업가의 사업특

성에서 연매출 5천만 원 미만이 50% 이상이며, 종업

원이 없거나 1명인 곳이 73.3%로 나타나 여성 청년

창업가의 운영기업 과반이상이 소규모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여성 청년창업가 사업운영 특성은 <표 2>와 같다.

4.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본 연구는 변수의 신뢰성, 수렴타당성, 판별타

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Cronbach’s alpha값, 평균

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합성신뢰도(Composit Reliability; CR), 변수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변수의 정제를 위해 

Cronbach’s alpha값이 기준인 0.7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였고(Nunnally & Bernstein, 1994) 확인적 

요인분석 후 측정 항목들과 해당 구성개념들을 연

결하는 표준요인적재량들이 통계적으로 95% 신

뢰구간에서 유의적인지(t>1.96) 확인하고(Anderson 

& Gerbing, 1988) 확인적 요인분석으로부터 얻어

진 표준요인부하량을 이용하여 계산된 합성신뢰

도(CR)가 0.7을 상회하고 평균분산추출값(AVE)

이 0.5를 상회하는지를 검토하였다(Bagozzi & Yi 

1991). 이 과정에서 창업동기 중 자아실현 동기에

서 1개 항목(창업으로 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현함), 경제적성취 동기에서 2개 항목(창업아이

템을 생각할 때 이윤을 가장 먼저 생각함, 모든 

일에는 금전적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함), 기업가

정신에서 진취성 1개 항목(새로운 고객을 확보하

기 위해 노력함), 위험감수성 1개 항목(새로운 사

업기회를 위해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함), 혁

신성 1개 항목(직원, 관계자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려고 노력함), 배경적 특성에서 다양

한 경험 1개 항목(창업하기 이전에 현재 업종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네트워크 2개 항목(내

가 보유한 다양한 인맥이 창업에 도움이 됨, 다양

한 사업가와 주기적인 만남과 회의를 가짐), 재무

적 자원 1개 항목(내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충분

히 확보함), 경영성과에서 재무적 성과 1개 항목

(사업의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임), 비재무적 성과 

1개 항목(협력업체들과의 협력관계로 인해 경쟁

업체와 경쟁하는데 도움이 됨), 사업지속의도에서 

구분 빈도 %

업종

외식업 58 22.4

서비스업 72 27.8

도소매업 108 41.7

제조업 14 5.34

기타 7 2.7

종업원

수

1명 76 29.3

2 ~ 3명 50 19.3

4 ~ 5명 10 3.9

6명�이상 9 3.5

없음 114 44.0

운영

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49 18.8

1년�이상�~ 3년�미만 96 37.1

3년�이상�~ 7년�미만 114 44.0

연간

매출액

3천만�원�미만 103 39.8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36 13.9

5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29 11.2

7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42 16.2

1억�원�이상�~ 3억�원�미만 38 14.7

3억�원�이상 11 4.2

합계 259 100

<표�2> 여성�청년창업가가�운영하는�사업체�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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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측정항목 표준요인적재치 t AVE CR  a

자아실현

동기

내가�하고�싶은�꿈을�사업이�실현해줌 .787 -

.528 .817 .888
사업을�통해�나의�능력을�발휘할�수�있음 .881 15.252
사업이�나의�삶을�보람있게�해줌 .819 14.084
이윤과�무관하게�사업체가�있다는�자체가�좋음 .782 13.310

경제

동기

사업으로�돈을�많이�벌고�싶음 .538 -
.509 .755 .804직장인보다�더�많은�경제적�이익을�남김 .793 6.989

돈을�많이�벌기�위해�사업을�해야�함 .639 6.749

진취성

경쟁자를�앞서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함 .891 -

.602 .857 .903
새로운�상품�경쟁업체보다�빠르게�도입함 .882 19.892
시장에서�주도적�위치�차지를�위해�노력함 .812 17.060
경쟁업체보다�고객�변화에�적극적�대응함 .767 15.445

위험

감수성

위험�감수하고�변화에�적극�대응해야함 .676 -
.505 .752 .829고위험-고수익�사업을�선호함 .561 7.783

다소�위험이�있더라도�신속한�것을�강조함 .532 7.438

혁신성

소통을�통해�혁신적인�성과창출을�노력함 .738 -

.507 .804 .864
새로운�아이템, 상품�개발에��적극적임 .826 12.438
업무추진시�새로운�방법을�찾으려고�노력함 .731 11.186
사업, 업무에서�혁신적인�변화를�강조함 .781 15.282

다양한

경험

내�사업에��필요한�경험이�충분히�있음 .872
.550 .785 .895내�사업에�필요한�지식을�충분히�보유함 .952 20.071

내�사업에�요구되는�기술을�충분히�보유함 .781 15.684

네트워크

관심분야�사업가와�지속적�관계유지�노력함 .881 -
.503 .750 .818사업관련�기관,협회에서��지원�받을�수�있음 .708 10.892

사업과�관련된�다양한�비즈니스�관계�있음 .661 10.225

재무적

자원

창업에�필요한�초기자본�충분히�있음 .884 -
.557 .790 .899창업에�필요한�자금�조달�능력이�있음 .907 18.832

창업에�필요한�비용이�준비되어�있음 .806 16.215

재무적

성과

경쟁업체�대비�영업이익이�높음 .907 -
.669 .858 .930경쟁업체��대비�자산수익률이�좋음 .947 25.040

사업�자금흐름이�개선되고�있음 .860 20.343

비재무적

성과

종업원들의�직장만족도가�높음 .812 -

.523 .814 .866
우리�기업(점포)의�브랜드�이미지가�좋음 .795 13.147
우리�기업(점포)에�대한�고객충성도�높음 .781 13.089
 업무�프로스세의�표준화가�이루어져�있음 .802 12.354

사업

지속의도

나의�사업에�대해�호의적으로�말할�것임 .638 -
.577 .800 .866현재의�사업이�지속�가능한�분야라�생각함 .924 12.111

현재�사업이�비전이�있는�일이라고�생각함 .949 12.229

자기

효능감

어려운�일에�피하지않고�더�열심히�노력함 .891 -

.581 .847 .892
실패해도�좌절하지�않고�더�열심히�노력함 .720 12.160
내�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할�자신감�있음 .805 14.847
이�사업에서�성공할�수�있다고�생각함 .884 18.252

χ²=1,085.459(df=700, p=.000), SRMR=.050, GFI=.826,  IFI=.940, CFI=.940, RMSEA=.049

<표�3> 측정문항의�신뢰성과�타당성�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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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항목(사업 확장을 하게 될 경우 현재 운영중

인 사업과 같은 업장을 개설할 것임), 자기효능감

에서 1개 항목(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이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저

해하고 있어 제거되었다. 

변수의 최종항목에 대한 신뢰성과 수렴타당성

은 <표 3>과 같이 모든 수치들이 권고치를 초과

하고 있어 측정도구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판별타당성은 <표 4>와 

같이 모든 변수간 상관계수의 값이 평균분산추출

값(AVE)의 제곱근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5. 가설 검정

5.1 창업동기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AMOS를 이

용하여 구조방정식으로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적합지수는 χ2=930.093(df=574, p=.000), 

SRMR=.057, GFI=.840, IFI=.944, CFI=.943, 

RMSEA=.04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연구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정리하였

다. 여성 청년창업가의 창업동기가 경영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의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가설1-1은 p<.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영향이 나타

나지 않아(γ=–.058, t=–.772) 기각되었다. 자아

실현 동기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2는 p<.01수준에서 유의적

인 정의 영향이 나타나(γ=.185, t=2.697) 채택되

었다. 경제적성취 동기가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3은 p<.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이 나타나(γ=.225, t=2.717) 

채택되었다. 가설1-4은 p<.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γ=.076, t=1.053) 기각되었

다. 여성 청년창업가의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정의 결과를 살펴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0.727*

2 0.403 0.714*

3 0.330 0.301 0.776*

4 0.091 0.372 0.462 0.711*

5 0.356 0.304 0.709 0.616 0.712*

6 0.231 0.106 0.227 0.045 0.112 0.742*

7 0.354 0.193 0.464 0.391 0.451 0.228 0.710*

8 0.192 0.083 0.179 0.254 0.192 0.240 0.294 0.746*

9 0.212 0.290 0.397 0.331 0.262 0.291 0.409 0.305 0.818*

10 0.341 0.228 0.596 0.292 0.402 0.393 0.357 0.278 0.658 0.724*

11 0.413 0.352 0.461 0.286 0.409 0.179 0.397 0.117 0.563 0.653 0.760*

12 0.468 0.395 0.622 0.398 0.552 0.253 0.403 0.220 0.582 0.708 0.659 0.763*

*AVE의�제곱근.

1. 자아실현�동기 2. 경제적성취�동기 3. 진취성 4. 위험감수성 5. 혁신성 6. 다양한�경험

7. 네트워크 8. 재무적�자원 9. 재무적�성과 10. 비재무적�성과 11. 사업지속의도 12. 자기효능감

<표�4> 변수의�판별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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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진취성이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2-1은 p<.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이 나타나(γ=.310, t=2.508) 채택되었

다. 진취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2는 p<.001 수준에서 유의적

인 정의 영향이 나타나(γ=.530, t=4.632) 채택되

었다. 가설2-3은 p<.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영향이 

나타나지않아(γ=.093, t=1.369) 기각되었다. 위험

감수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4는 p<.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정

의 영향이 나타나(γ=.161, t=2.308) 채택되었다. 

가설2-5 는 p<.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영향이 나타

나지 않아(γ=–.232, t=–1.498) 기각되었다. 가

설2-6은 p<.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영향이 나타나

지않아(γ=–.204, t=–1.456) 기각되었다. 여성 

청년창업가의 배경적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경험이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3-1은 p<.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이 나타나(γ=.140, t=2.226) 채택되었다. 다

양한 경험이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2는 p<.01 수준에서 유의적

인 정의 영향이 나타나(γ=.188, t=3.281) 채택되

었다. 네트워크는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3은 p<.01 수준에서 유의적

인 정의 영향이 나타나(γ=.241, t=2.992) 채택되

었다. 가설3-4는 p<.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γ =.065, t=.922) 기각되었다. 재

무적 자원이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3-5는 p<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이 나타나(γ=.207, t=3.107) 채택되었

다. 가설3-6은 p<.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영향이 

구분 γ t p 결과

가설1-1 자아실현�동기�→�재무적�성과 –.058 –.772 .440 기각

가설1-2 자아실현�동기�→�비재무적�성과 .185 2.697 .007 채택

가설1-3 경제적성취�동기�→�재무적�성과 .225 2.717 .007 채택

가설1-4 경제적성취�동기�→�비재무적�성과 .076 1.053 .292 기각

가설2-1 진취성�→�재무적�성과 .310 2.508 .012 채택

가설2-2 진취성�→�비재무적�성과 .530 4.632 .000 채택

가설2-3 위험감수성�→�재무적�성과 .093 1.369 .171 기각

가설2-4 위험감수성�→�비재무적�성과 .161 2.308 .021 채택

가설2-5 혁신성�→�재무적�성과 –.232 –1.498 .134 기각

가설2-6 혁신성�→�비재무적�성과 –.204 –1.456 .145 기각

가설3-1 다양한�경험�→�재무적�성과 .140 2.226 .026 채택

가설3-2 다양한�경험�→�비재무적�성과 .188 3.281 .001 채택

가설3-3 네트워크�→�재무적�성과 .241 2.992 .003 채택

가설3-4 네트워크�→�비재무적�성과 .065 .922 .356 기각

가설3-5 재무적�자원�→�재무적�성과 .207 3.107 .002 채택

가설3-6 재무적�자원�→�비재무적�성과 .091 1.531 .126 기각

가설4-1 재무적�성과�→�사업지속의도 .149 2.009 .045 채택

가설4-2 비재무적�성과�→�사업지속의도 .602 6.535 .000 채택

χ2=930.093(df=574, p=.000), SRMR=.057, GFI=.840, IFI=.944,  CFI=.943, RMSEA=.049.

<표�5> 가설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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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아(γ=.091, t=1.531) 기각되었다.

5.2 경영성과가 사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여성 청년창업가의 경영성과가 사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재무적 성과가 사업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1은 p<.05 수준에서 유의적

인 정의 영향이 나타나(γ=.149, t=2.009) 채택되

었다. 비재무적 성과가 사업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2는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이 나타나(γ=.602, t=6.535) 

채택되었다. 

5.3 경영성과와 사업지속의도에서 여성 청년

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의 역할

본 연구는 경영성과와 사업지속의도 간의 영향 

관계에서 여성 청년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이 어떠

한 역할을 하는지에 살펴보기 위해 AMOS를 이

용하여 자기효능감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였

다. 추정공분산행렬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집단 간 

χ2의 차이검증을 위해 경로계수가 동일하게 한 

제약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자유모형(비제약모형)

과 비교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대한 분

석은 자유도 1일 때 유의수준 5% 이내에서 χ2의 

차이의 값이 3.84보다 크고 유의확률이 .05보다 

작을 경우 두 모형의 공분산행렬이 다르다고 판

단하므로, 이런 차이 값을 보이는 경로에 대해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자

기효능감을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고, 측정된 

점수의 평균값(Mean)을 구하였다. 구해진 평균값

은 5.07점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

능감이 평균값보다 높은 집단을 자기효능감이 높

은 집단(n=115)으로, 자기효능감이 평균값보다 낮

은 집단을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n=144)으로 

구분하였다. 

각 경로별로 인과관계를 설정한 모형을 설정하

고 모형내에 존재하는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제약모형과 자유모형(비제약모형)을 비교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경영

성과에서 재무적 성과가 사업지속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긍정

적일 것이라는 가설 5-1의 자유모형과 제약모형

의 χ2의 차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적이지 않게 

나타나(Δχ2= .000, p=.985) 가설 5-1은 기각되었

다. 비재무적 성과가 사업지속의도에 미치는 긍정

적인 영향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 5-2의 자유모형과 제약모형의 χ2의 

차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Δχ2= 

12.068, p=.001)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γ=.596, t=4.493)

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γ=.197, t=1.731)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 가설 5-2는 채

택되었다.

구분

자기효능감�높은�집단�

(n=115)
자기효능감�낮은�집단

(n=144) ∆χ2

(df=1) 결과

γ t value γ t value 

가설5-1 재무적�성과�→�사업지속의도 .279 2.237 .131 1.385    .000 기각

가설5-2 비재무적�성과�→�사업지속의도 .596 4.493 .197 1.731 12.068 채택

<표�6> 경영성과와�사업지속의도�간�관계에서�자기효능감의�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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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여성 청년창업가의 특성이 경영성과

와 사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조절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총 20개의 가설을 설

정하고, 분석결과 12개의 가설만 지지되었다. 요

약해보면, 자아실현 동기는 비재무적 성과에, 경

제적성취 동기는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기업가정신에서 진취성은 재무적 및 비재

무적 성과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위험

감수성은 비재무적 성과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쳤

고, 혁신성은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창업가의 배경적 특성에서 다양한 경험은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네트워크와 재무적 자원은 재무적 성과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영성과와 사업지속의

도와의 관계에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창업가의 자기효능

감은 비재무적 성과와 사업지속의도간의 관계에

서 영향을 강화하였다. 일부 가설은 예상한대로 

지지되었지만, 나머지 가설은 그렇지 않아, 그 이

유를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실현 동기는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자아실현 동기가 

개인의 성장, 가치실현, 사회적공헌 등의 비재무

적 목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동기와 목표의 

불일치 결과로 사료된다. 경제적성취 동기는 비재

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수익창출, 투자수익률 극대화, 재무적 안정 

등의 금전적인 목표에 대한 집중과 단기적인 수

익창출이 우선이 되어 고객관계, 브랜드 신뢰도 

등 비재무적 성과 요소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

족하거나 투자를 간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으로 보인다. 둘째, 위험감수성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사업 초기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성 청년창업가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

하거나 혁신적인 사업을 시작하기에 필요한 초기

투자금 마련과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 단기적인 

성과나 재무적 성과로 나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혁신성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모

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창업기업의 

혁신적인 활동이나 개발을 하기위해 비용을 부담

하거나 행동을 추진하기에는 자금부족과 상황에

서 한계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직원이나 고

객들이 만족하거나 충성도를 느끼기에는 사업운

영 기간이 짧은 창업기업에서 혁신의 효과가 제

한적일 수 있다. 셋째, 여성 청년창업가의 네트워

크는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하지 않

았다. 고객충성도나 기업이미지, 직원만족도 등은 

외부의 네트워크와의 연결로 형성이 어려운 것으

로 보인다. 재무적 자원은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

계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재무적 자원이 충분하

더라도 비재무적 성과를 높이는데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거나, 여성 청년창업가의 경영 경험

부족과 전략부재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재무적 성

과와 사업지속의도 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재무적 성과는 경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로, 사업지속의도는 그보다 창업가의 내적 신

념, 자기 확신, 장기적인 비전에 의해 결정되기 때

문에 영향력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를 통해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이론적 시사점으로 첫째, 여성 청

년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연구하

였다는 점이다. 기존 창업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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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던 여성 청년창업가의 특성을 연구에 접목

하여 연구범위와 이론적 확장을 이루었다. 둘째, 연

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던 경영성과와 사업지속의

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셋째, 창업동기를 내재적 동기인 자아실현 

동기와 외재적 동기인 경제적 성취 동기로 구분하

고 차별적 영향력을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첫째, 자아실현 동

기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성 청년창업가 대상 지원 프로그램이 

창업가의 개인적인 성취와 의미를 느낄 수 있도

록 동기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필요하다. 여

성 청년창업가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자기개

발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효

과적일 것이다. 또한, 경제적성취 동기가 재무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경제적 이

익을 추구하는 여성 청년창업가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창업 초기 정

부의 자금지원이나 대출 프로그램이 여성 청년창

업가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

성 청년창업가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창업교육에서 여

성 청년창업가의 진취성이 성장되고 발현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예측능력 배양 교

육과정이 구성되어야겠다. 위험감수성은 비재무

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성 청년창

업가들이 실패의 두려움보다 적극 도전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창업정책과 교육이 요구된다. 여성 

청년창업가 대상 리크스 관리 교육과 실패에 대

한 극복 방법 등의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여성 청년창업가의 다양한 경험 부족을 보

완하기 위한 경영컨설팅과 창업 선배 기업간 멘

토링을 운영하고 네트워크 확장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 청년창업가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

영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재무적 성과의 향

상 지원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홍보마케팅 전략 

교육과 자금지원은 매출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상품개발이나 재무관리 등의 지원으로 초기 

여성 청년창업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프로그램

도 요구된다. 장기적 성장을 위해 비재무적 성과 

부분인 고객만족, 기업이미지와 브랜드 관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객관리방법, 고객서비스 개선, 

직원만족을 위한 인사관리, 브랜드이미지 강화 방

법 등의 교육설계와 지원정책 등으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 청년

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을 위한 심리적 지원

이 포함되어야 한다. 창업 초기에 겪는 불안감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째, 본 연구는 39세 이하의 여성 청년창업가 259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여성 청년창업가로 일반화하기에 제

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자기보고 방식의 설문조

사로 진행하여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객관적인 경영성과 지표나 외부평가

와의 비교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 청년창업가의 특성, 경영성과 및 사업지속의

도 간의 관계를 한 시점에서 분석하여 후속 연구

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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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women entrepreneurs in small 

businesses on their business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intentions. Specifically, it investigates how 

entrepreneurial motivations, entrepreneurial spirit, and background characteristics impact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how these performance outcomes subsequently affect the intention to sustain the 

business. Additionally, the study examines the moder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intentions, providing insights into the unique dynamics of women 

entrepreneurs in the small business sector.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employed a quantitative research design to analyze the 

impact of women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n business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intentions. The 

research targeted women entrepreneurs under the age of 39 who had been operating their small businesses for 

more than six months but less than seven years. A structured survey was conducted with a sample of 259 

respondents to collect primary data. Business performance was measured in terms of financial and non-financial 

outcomes, while the moderating role of self-efficacy was assess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intention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ith AMOS software to test the proposed hypotheses and validate the conceptual framework.

Resul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among entrepreneurial motivations, self-actualization motiv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non-financial performance, while economic achievement motivation positively 

influenced financial performance. Regarding entrepreneurial spirit, proactivity positively affected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whereas risk-taking was significant only for non-financi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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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veness, however, did not show a significant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 Among background 

characteristics, diverse experiences positively influenced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while 

networks and financial resources were significant only for financial performance.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positively impacted business sustainability intentions. Additionally, self-efficacy 

demonstrated a moderating effect,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intentions.

Conclusions : This study highlights the critical role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s, entrepreneurial spirit, and 

background characteristics in shaping the business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intentions of women 

entrepreneurs in small businesses. The findings emphasize that self-actualization and economic achievement 

motivations, as well as proactivity and diverse experiences, are pivotal for achieving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success. Furthermore,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underscores its importance in 

enh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business sustainability intentions. These 

results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to design targeted support programs that 

foster entrepreneurship among women, enhance their self-efficacy, and promote sustainable business practices.

Keywords: Young Women Entrepreneurship, Women Entrepreneurs, Self-actualization Motivation, Economic Achievement 

Motivation, Entrepreneurial Spirit, Background Characteristics, Financial Performance, Non-financial Perfor-

mance, Business Continuance Intention, Self-effic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