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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됨에 따라 개인이나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유학은 양질의 교육에 접근하고 현지 시장, 국제 시장을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본 연구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과 예술적 역량 요인들을 정의하고, 이 

역량들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영향관계에서의 네트워킹 행동의 매개효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에 대해 규명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지식, 기술, 태도 등 글로벌 역량의 3가지 하위요인들은 

네트워킹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두번째, 표현, 창조성, 미디어 등 예술적 역량의 3가지 하위요인도 네트워킹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세번째, 네트워킹 행동은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번째, 사회적 지지는 네트워킹 행동과 창업 의도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번째, 네트워킹 

행동은 글로벌 역량과 창업 의도 사이에서 대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교육 환경과 사회문화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유학생들의 네트워킹 행동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을 검증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글로벌 역량, 예술적 역량, 네트워킹 행동, 사회적 지지, 창업의도 

Abstract  As the global economy becomes globalized,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nurturing talent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individuals and countries. Studying abroad is one of the ways of 

education to gain high qulaity education and skills, and get closer to the local market, the international 

market. This study sought to define the factors of global competence and artistic competence for 

foreign students in Korea, and to clarify the impact of global competence and artistic capacity on the 

intention of start-up, networking behavior, mediating and regul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ee sub-factors (knowledge, skill, attitude) of global competency have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networking behavior. Second, three sub-factors (expression, creativity, media) of artistic 

competence were having a positive impact on networking behavior. Third, networking behavior has 

been confirm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of start-up. Fourth, the results showed that 

social support reg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tworking behavior and start-up intent. Fifth, it was 

confirmed that networking behavior has the effect of mediating global capabilities and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verifying that the networking behavior of students studying 

abroad plays a positive role in the intention of starting a business by studying the intention of students 

to adapt to the new social culture, educational environment in foreign countries.

Key Words : Global competence, Artistic competence, Intention of start-up, Social support, Network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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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약 14억 명의 엄청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은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본국으로 진출함에 따라 경

제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1]. IMF의 2018 세계 GDP 

순위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14조 925억으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급속한 경제 성장만큼 일자리도 함께 증가했지

만 현재는 대다수 국가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만큼의 고

용 증가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대

기업,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으로 가늠하기도 하지만 한편

으로는 왕성한 신생기업의 활동을 통한 신산업분야의 확

대 정도로 평가하기도 한다. 즉, 창업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므로 국가 경제 활력의 하나의 

척도로 간주되고 있다[2]. 

세계는 지금 스타트업(Start-up) 열풍으로 창업에 대

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스타트업(Start-up)이란 아

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신생 벤처기업을 의미한

다[3]. 2015년 3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대중창업(大衆創業), 만중혁신(萬衆革新)”을 공표

했다. 또한 같은 해 6월 정식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행정

규제 간소화와 자금 지원을 발표한 이후, 많은 IT 기업의 

창업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4].

중국 과학기술부가 2018년 3월 발표한 《2017년 중국 

유니콘기업 발전보고》에 따르면,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슈퍼유니콘 스타트업은 10개, 10억 달러 이상 유

니콘기업은 139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총 기업 가치는 

약 3,352억 달러, 6,910억 달러씩으로 추정된다. 활발한 

창업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고용의 창출을 통

해 경제 건전성에 공헌하고 혁신을 이끌어내어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5]. 그렇기때문에 거시적 측면

에서 보면 창업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인적 자본

의 축적과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6]. 이

렇듯 창업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요해지면서 글로벌화된 

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

는 일이 국가와 기업, 고등교육기관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Liles(1976)에 따르면 사람들이 25세에서 44세 사이

의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7]. Pearce and 

Scarinci(2012)는 해외에서 일정 기간을 보낸 사람들이 

국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8]. 최근 들어 

해외 유학은 청소년들에게 더욱 핵심적인 경험이 되고 

있다. 해외 유학은 가정에서 가르칠 수 없는 양질의 교육

에 접근하고 기술을 습득하여 점점 글로벌화 되는 노동 

시장에서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창업활동을 할 가

능성이 높은 유학생에게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한 상

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017년 교육지표에 따르

면 지난 40년 동안 전세계 유학생 수는 1970년대 후반

약 80만 명에서 2015년 약 4600만 명으로 폭발적인 증

가를 하고 있다. 중국은 OECD 국가의 고등 교육에 등록

한 전체 유학생의 22%를 차지하는 나라이다. 중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귀국한 유학생

의 비율은 14.3%에서 85.4%로 약 6배나 증가했는데, 이

는 고속성장하고 있는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

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이 기간 동안 중국은 국내총

생산(GDP)이 약 8배 성장했고, 세계 경제순위는 7위에

서 2위로 올라갔다. 청년인재 직업발전 플랫폼인 락인 차

이나(LOCKIN CHINA)가 발표한 《2017 해외인재취업

분석보고서》는 귀국 중국 유학생 54.8%도 역시 중국의 

양호한 경제발전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창장(長江)학자장려계획', '천인계획'(千人計

劃)' 등을 통해 우수한 유학 인재를 귀국하도록 유인한 점

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 정부는 유학생이 귀국할 시 창업 

지원, 호적등록 지원, 차량 구입 시 면세, 자녀입학 특혜 

등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의 이러한 지원정책에 

따라 2012년부터 지금까지 귀국한 인재가 7만 명을 넘

어서고 있다[9]. 2019년 11월 현재 한국에는 71,067명

의 중국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10]. 중

국으로 돌아가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유학과정에서 강화

된 국제 정보 마인드, 외국어 능력, 커뮤니케이션 등의 역

량과 한국에서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문화예술 산업 

접촉 경험 등이 창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

보다 한국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창업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 요인들을 밝히려는 연구들

이 계속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학생의 개인

적, 환경적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그 중에서 개인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주로 위험감

수성, 성취욕구, 이전 경험, 자기 효능감 등이 있다. 그러

나 유학생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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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업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능력과 성향으로 ‘글로벌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11]. 

특히 한국은 활발한 문화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므로 재

한국 유학생들은 예술적 역량이 더 강화될 수 있는 환경

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미적 체험과 예술교육은 예술

고유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유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

을 자극하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12].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창업자의 내적 요소 중 글로벌 역량과 예술적 역량

이 창업의도를 얼마나 더 고취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한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

과 예술적 역량들을 개념 정의하고 글로벌 역량, 예술적 

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네트워

킹 행동이 역량과 창업의도 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지와 

사회적 지지가 네트워킹 행동과 창업 의도 간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글로벌 역량과 예술적 역량

역량의 개념은 Harvard 대학의 심리학자인 

McClelland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13]. 오늘날 역량은 

의료, 교육, 심리학, 인적자원관리, 전략경영, 공공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으로[14], 

경영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리자 역량으로 연구되

었다[15]. 일반창업 및 벤처기업 분야에서는 역량을 특정 

직무에서 뛰어나거나 효과적인 경영성과를 산출하는 기

술, 지식,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McClelland(1984)는 

역량에 대해 직무기준에 근거하여 효과적이고 우수한 경

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개인의 기초 특성이라고 정의

하였다[16]. Spencer and Spencer(1993)는 

McClelland이 정의한 역량의 개념을 발전시켜 특정 상

황 또는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

과 인과관계가 있는 개인의 내적특성으로 정의하였다

[17]. Parry(1996)는“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주요 부분

들에 영향을 주고 업무성과와 관련성이 높으며 교육훈련

과 개발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의 집

합체”로 정의하였다[18]. 기업가 정신과 더불어 창업과 

벤처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핵심 역량이다

[19]. 최고 경영자의 역량의 특성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20], 특히 초기 창업 기업의 경우 조직

구성이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창업가 및 창

업팀의 역량을 기반으로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21].

1988년에 발표된 국제 교육 교류위원회의 보고서에

는 ‘글로벌 역량’이라는 국제 교육 이니셔티브에 대해 처

음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출판물은 국제 교육 공동체에

서 국제 경쟁력 개념에 관한 ‘Magna Carta’라고 불린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인이 대다수가 아니고 영어가 지배적

인 언어가 아니면서 미국인이 일반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국가로의 대학생 교환 프로그램이 제안되어 있다[22].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 세계 여러 학자와 학회는 글로벌 

역량이라는 용어 정의와 글로벌 역량의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Lambert(1994)에 의하면 

글로벌 역량을 가진 사람이 지식(현재 사건에 대한 이

해), 인정함(긍정적 태도 유지), 다른 사람들과 공감, 외국

어 능력, 업무 수행 능력(외국인 가치에 대한 이해 능력)

을 보유한다고 하였다[23]. 글로벌 역량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을 뜻하며 그러

한 세계에 효과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24]. Kang et 

al.(2018)도 글로벌 역량을 다문화적으로 상호 연결된 세

계에서 의사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5]. 중국 유학생의 사회적 연계성 및 사

회적·학습적 적응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글로벌 역량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3가지 카테고리를 글로벌 

역량 향상에 필요한 지식, 태도 및 기술을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26]. Hunter(2004)의 "글로벌 역량 점검

표"는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

되었는데[22] 이 점검표에서 선택한 14개 항목의 척도는 

글로벌 역량에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이라는 세 가지 공

통적으로 허용되는 글로벌 역량의 범주를 평가하고 있다

[27, 28]. 일부 연구는 글로벌 역량과 사회적 연결성 사

이의 연관성에 대한 간접 경험적 증거를 제공했다. 미국

의 155명의 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의 결

과에서도 현지 국가에 대한 지식, 호스트-국가적 상호 작

용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모두 미

국인과 친밀한 우정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긍정적

으로 영향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29]. Hammer et 

al.(1979)이 기술한 바와 같이 대인관계 기술은 만족스러

운 대인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질이

다[3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글

로벌 역량을 가진 유학생들은 주변 사회 세계와의 유대

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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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량은 각 예술영역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31]. 여기에는 창의

력, 모방능력, 수용력과 표현력, 재현능력, 미적 판단력, 

미디어 분석능력, 현실감각 등의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31]. BKJ(독일 연방 문화 청소년 교육협회: German 

Federation of Associations of Associations for 

Cultural Youth Education)의 "Key Competencies 

through Cultural Education" 프로젝트에서는 문화역

량을 예술역량과 문화역량 두 가지로 분류하고 그중 예

술적 역량은 다시 장르와 연관되는 예술역량과 일반 예

술역량으로 분류하고 있다(표1 참조). BKJ, BMBF(독일 

연방 교육연구부: German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표방하는 역량 개념 프레임(The Conceptual 

Framework of Competencies)에는 예술적 역량의 하

위 영역을 창의력, 수용력/사고력, 모방능력, 쾌활함/현

실감각, 실현능력/재현능력, 언어능력/신체언어능력, 상

상력, 감성능력,미적 성찰능력, 미디어 역량 등으로 분류

하고 있다[32]. 이러한 역량 요인들은 개인이 사회구성원

으로서 자신의 생각, 의견 등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소통

의 창의적 생산물을 의미하는 역량이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술적 역량은 예술 분야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

되었으나, 일반적 예술역량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예술역

량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행한 연구는 많

지 않다. 예술적 환경에 노출되거나, 실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질적 사고를 훈련하여 창의

적 에너지를 누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유용하지

만, 창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경험은 비슷한 문

제 상황을 만났을 경우 상황지식으로써 절묘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12]. 문화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도와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만족에도 집중할 수 있다[33]. 

2.2 네트워킹 행동

네트워킹 행동은 비공식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

해 조직 내외 사람들과 접촉하는 다양한 행동을 의미한

다[34]. 업무와 경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

를 맺기 위해 하는 개인행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일련의 활동들이며[35], 자아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이나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개인 간

의 관계 패턴이다[36]. 네트워킹 행동이 경력성공, 경력

만족, 이직의도, 직무성과, 조직몰입, 무형식학습 등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국내외에서 계속 진행되어왔다

[34, 37-4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네트워킹 행동이 직

무성과 향상, 경력성공, 무형식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공통적이지만 이직의도, 조직몰입에 대

한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결과가 

혼쟁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는 조직의 내·외

부적 측면에서 네트워킹 행동의 효과에 대해 주로 집중

되어왔다[43]. 네트워킹 행동의 유형에 대해서는 연구자

마다의 관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Ibarra(1992)는 네트

워크에서의 교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즉, 도구적 네트워크(Instrumental network), 표현적 

네트워크(Expressive network)로 구분하고 있다[44]. 

Forett and Dougherty(2001)는 네트워킹 행동의 내용

을 관계유지, 사교적 네트워킹, 지역사회 네트워킹, 전문 

활동 네트워킹, 내부 가시성 증진 활동 등의 5가지로 유형

화 한다[35]. 또 다른 연구는 지역사회 네트워킹 행동

(community-based networking behavior)와 경력관련 

네트워킹 행동(career-related networking behavior)

으로 구분한다[45]. 

본 연구는 Michael and Yukl(1993)[34]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네트워킹 행동을 내부 네트워킹행동, 외부 

네트워킹 행동으로 분류하였다. 내부 네트워킹행동은 직

속상사나 부하와의 공식관계를 제외한 조직 내부에서의 

동료 또는 선ㆍ후배들과의 상호작용을 뜻하고, 외부 네트

워킹행동은 고객, 협력업체, 공급업자, 정부관계자처럼 

조직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

용을 의미한다[37].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내부 네트워킹 

행동은 조직 내에서 같은 부서에서의 공식관계를 제외한 

The Conceptual Framework of Competencies

Artistic competence 

artistic competence 
associated with a 
genre

music, literature
drama, play,
fine arts, dance, 
other media,

rhythmics

general artistic 
competence

creativity,
sense of possibilities,
sensuousness

Table 1. Key Competencies through Cultural Education

symbol competency,
ability to play

Cultural competence 

dealing with cultural diversity,
cultural integration,
developing social capital

BKJ, BMBF, OECD, 편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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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동료들과의 또는 타 부서 구성원들과의 상호작

용을 의미한다. 즉 업무 외에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35], 이러한 행위를 통해 직원들

은 소속감이 증가되고, 조직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

득할 수 있다[46]. 외부 네트워킹 행동이란 고객, 협력업

체, 공급업자 등 조직외부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업무 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뜻한다

[34]. 조직의 외부에서 정보를 얻는 조직원들은 조직 내

부의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다양하고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다[47]. 창업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실행 가능성이 

보이거나, 창업 관련한 경험이 있거나, 어려움을 예측되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려는 성향 또는 창업을 

성공하고자 하는 지각된 열망이 있어야 한다[48]. 개인이 

네트워킹 행동을 통해 외부 관계망으로부터 새로운 정보 

및 유용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창업성공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제고될 것이다. 

2.3 창업의도

창업은 하나의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시간의 흐

름에 따라 계획하고 의도된 행동들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49]. 개인이 창업 의사결정을 하

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먼저 선행되어

야 한다[50]. 창업의도는 이러한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창업에 대한 행위 의도적 태도를 

의미한다[51].

새로운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벤처기업

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의도를 창업의도라고 한다

[52]. 창업의도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해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된

다[53]. 즉, 창업 의도는 잠재적 창업가가 향후 스스로 창

업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54, 55]) 고도성

장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도로 설명한다고도 볼 수 

있다[56]. 따라서 창업 의도는 현재 시점의 창업여부가 

아니라 예비창업자가 장래에 자발적으로 창업할 가능성

에 대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나 

지역 경제, 조직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력을 갖

추고 자기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 창업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57]. 창업가적 기질

을 발휘하여 창업 행동을 주도하는 잠재적 창업자 수가 

충분할 때 그 지역, 조직, 집단 등이 탄력성을 갖추게 되

는 것이다[58].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창업 결과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창업 활성

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창업가는 비창업가와 구별되는 독특한 개인특성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

어졌던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변수는 자신감, 위험감수성, 

성취욕, 혁신성, 끈기, 내적 통제성, 독립심, 불확실성 수

용력 등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업가의 개인적 요

인, 환경적 요인이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있다[59]. 창업의도는 교육수준과 유의미한 관계

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다

는 연구 결과도 있다[54]. 또한 자기 효능감, 위험 감수

성, 성취욕구, 통제의 위치, 자율성 등도 창업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 있다[60]. Hmieleski and 

Corbett(200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확

실성 수용력, 자신감, 위험감수성 등이 창업의도에 영향

을 준다고 하였다[56]. Turke and Sonmez(2009)은 교

육적, 구조적 지원 요인이 학생의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61]. Quan(2012)은 창업 의도에 대한 두 

가지 새로운 구조를 제안했다[62]. 즉 창업의도에는 충동

적인 창업 의도와 고의적 창업 의도가 있는데, 연구결과 

개인적 특징과 문화적 배경이 충동적인 창업 의도에 영

향을 미치며 이전 경험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고의적인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2]. 그 외에도 성

취욕구, 위험감수성, 자기 효능감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밝혀져 있다[63]. 최근 국내에서도 

개인역량과 창업 의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점차 증

가하고 있으며 기술적 역량, 전략적 사고 역량, 창업 역

량, 예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 등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64-66]가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래 창업가의 개인 특성 요인, 환경 특성 요인

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그러나 유학생의 잠재적인 특성인 글로벌 역량이나 문화

예술 분야의 예술적 역량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

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2.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라는 용어 자체는 심리학에서 태동했다

[67].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감정과 지원을 주고받는다. Maslow(1971)는 인간을 두

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되는 기본적인 욕

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들은 사랑, 관심, 인정, 

용납, 도움, 이해 등이라고 하였다[68]. Kaplan(1977)은 

사회적 지지에 대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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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돌봐주고 자신이 가치 있다는 걸 알게 해 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유용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69]. 또한 

사회적 지지는 타인, 집단, 지역 사회에 의해 사회적 결속

을 통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지지인 동시에 돌봄과 사랑

을 받고 있는 지지체계에 속한 구성원이라고 믿게 해주

는 관계망이라고도 할 수있다[70]. 즉, 사회적 지지는 타

인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한 결과로 생기는 것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도와주고 좌절을 극복할 수 있게 

도우며,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도록 작용한다[71]. 사회

적 지지는 대체적으로 안정된 사회적 맥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로 부모, 배우자, 친구들, 직장 동료, 전문가 등

으로부터의 상호작용에서 얻어지며 지지의 내용이나 질

이 중요하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대해 House(1981)

는 다원적 측면의 분류를 제시하고 4가지로 분류하였다

[72]. (1)정서적 지지는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

해주어 자신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존경과 애정의 대상임

을 느끼게 해주는 행위로써, 신뢰, 애정, 존중감, 경청, 관

심, 친밀감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2)평가적 지지는 개인

에게 역할 수행과 및 행위에 관한 구체적 평가정보를 전

달하여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수용, 

확인, 긍정적 자기평가, 긍정적 피드백, 사회적 비교를 제

공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3)정보적 지지는 개인 또는 환

경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안, 충고, 정보, 지시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4)도구적 지지는 개인이 필요로 하

는 것들을 직접 도와주는 행위로써 현금, 현물, 노동력, 

환경의 개선, 시간 등의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Cohen and Hoberman(1983)은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

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사회적 지지로 

보고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을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

지,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로 분류하였다[73]. 국내에

서도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로서 척도를 개발한 박지원

(1985)은 사회적 지지 행위의 속성을 (1)애정, 존경, 신

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한 정서적 지지와 (2)직업의 

기회나 직업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정

보적 지지, (3)돈, 물건을 제공하거나 일을 대신 해주는 

등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포함하는 물질적 지

지, (4) 인정, 칭찬, 충고 등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거나 부

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한 평가적 지지 등총 4가지로 

나누었다[74]. 창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금의 부족, 기

술의 미약함, 경험의 미흡, 인맥 및 경영능력 등 확보 부

족 등 약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잠재적인 창업

가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유학생들이 낯선 문화

에 적응하면서 맺은 네트워크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창업

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 필수적

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네트워킹 행동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창업 의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

구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요인들 중에서 글로

벌 역량(지식, 기술, 태도)과 예술적 역량(표현, 창조성, 

미디어활용능력)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네트워킹 행동이 글로벌 역량, 예술적 역량과 창업의도를 

매개하는지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3.2.1 역량과 네트워킹 행동 간의 관계

Coleman(1988)은 정보가 의사결정에 중요하긴 하지

만 정보획득에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효

율적 방법으로 주요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파악하였다[75]. 나중덕 등(2004)도 핵심역량과 네트워

크간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76]. 글로

벌 역량을 갖추고 있는 개인, 조직이라면 필요한 지식, 기

술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어

떤 지식과 기술들을 보완해야 할지 더 잘 분석,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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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89]. 또한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줄 아는 예술

적 역량이 네트워킹행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줄 것이다. 이를 근거로 글로벌 역량과 예술적 역량이 네

트워킹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글로벌 역량은 네트워킹 행동에 긍정적인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예술적 역량은 네트워킹 행동에 긍정적인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2 네트워킹 행동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행가능성이 보이거나 창업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려는 성향 또는 창업을 하고

자 하는 지각된 열망이 있어야 한다[48]. 네트워킹 행동

은 “일 또는 경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를 맺기 위한 개인의 시도로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

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한다[35]. 네트워킹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경력성공, 경력만

족, 유리천장, 직무성과, 이직의도, 조직몰입 등의 연구들

[34, 37-42]은 많이 진행되었으나 창업 관련 연구는 그

다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킹 행동이 창업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네트워킹 행동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2.3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적 지지는 창업자에게 중요한 자원이 되므로 창업

자의 창업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유연

호, 양동우(2008)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신뢰와 

지지를 받으면 잠재적 창업자인 대학생들은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77]. 이에 따라 사회적 지지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

는 사회적 지지의 4가지 하위요인을 통해 네트워킹 행동

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 요인의 역할

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4 :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네트워킹 행동이 창

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다.

3.2.4 역량과 창업의도

창업 관련 역량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창업성과와 

함께 연구되어 왔다([78]Wiklund and Shepherd). 창

업 관련한 개인적, 조직적 역량을 정의하고, 창업기업의 

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많은 역량 요인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64, 65]). 그러나 본 연구

와 같이 개인적 역량과 창업의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창업 의도에 관련된 개인 역량 

연구로 전략적 사고 역량, 기술적 역량, 대학생의 창업 역

량, 정보기술 역량, 예술적 역량 등이 연구가 있다

[64-66]. 전략적 사고 역량 중에서 전략적 사고 능력, 미

래비전 설립 능력은 창업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술적 역량 중에서는 제품 개발 

능력, 기술 혁신 능력이 창업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79]. 글로벌 역량에 포함되는 지

식역량, 적응역량이 높아질수록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즉 개인의 글로벌 역량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63]. 

본 연구는 개인 역량 중 글로벌 역량과 예술적 역량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 글로벌 역량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예술적 역량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구 방법

3.3.1 변수의 정의

1) 글로벌 역량

글로벌 역량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문화적 

규범과 기대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획득한 지식을 활용

하고, 외부환경에서 상호 작용하며, 의사소통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Hunter(2004)가 개발한 "글로벌 

역량 체크리스트"는 학생의 글로벌 역량 수준을 측정하

는데 적용되었다[22].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역량을 필요 

지식, 기술, 태도 3부분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22개의 측

정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Table 2 참조

Factor Questionnaire Reference

knowledge 1~6
[22];
[26]skill 7~15

attitude 16~22

Table 2. Global competenc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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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적 역량

예술적 역량이란 예술영역에서 필요한 기능을 획득하

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상상력, 표현, 놀이성, 창조성, 미

디어, 감성, 열정, 모방 등의 구성요소들을 포함한다[31]. 

본 연구에서는 BKJ, BMBF의 예술 역량 분류기준과 김

정숙, 이병준(2009)[31]이 개발하여 사용한 항목을 바탕

으로 표현, 창조성, 미디어 요인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예

술적 역량에 대해 예술활동에 전문성을 부여하고 창업에 

있어서 안정적이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경영자의 능

력이라고 정의 내리고, 예술적 역량의 하위영역으로 표

현, 미디어, 창조성 3부분에 대해 총 21개의 측정항목을 

Table 3과 같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Factor Questionnaire Reference

expression 23~32
[31];

BKJ；
BMBF；

creativity 33~38

media 39~43

Table 3. Artistic competence items

3) 네트워킹 행동

네트워킹 행동은 미래 창업활동을 위해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사람들과의 잠재적 관계를 개발하고 유

지하는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정의 내린다. 네트워킹 행동

은 내부 네트워킹 행동과 외부 네트워킹 행동으로 나뉘

지만[34], 이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 네트워킹 행동을 활용하기로 한다. 네트워킹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도구는 Michael and 

Yukl(1993)[34]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문재승

(2014)[37]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채택하였다. Table 4 

참조. 총 8개의 측정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Factor Questionnaire Reference

Networking behavior 44~51
  [34];

  [37]

Table 4. Networking behavior items

4) 창업의도

창업 의도는 미래 창업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창

업자의 일종의 계획된 행동으로 정의한다. 창업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79, 80]의 연구에서 사용한 5문항을 번역

해서 사용했으며 총 5개의 측정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Factor Questionnaire Reference

Intention of start-up 52~56
  [79];
  [80]

Table 5. Intention of start-up items

5)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주변 사람이나 공동체로 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창업가들에게 중

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74]이 사회

적 지지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종합하여 사회적 지지

망의 기능 속성과 구조 속성으로 분류한 것을 기반으로 

사회적 지지 유형을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

지, 물질적 지지로 분류하고 창업자가 사회적 지지로 인

해 창업의도에 영향을 받는지 펴보고자 한다. 총 15개의 

측정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Factor Questionnaire Reference

Emotional support 57~60

  [72];
  [74];
  [81]

Material support 61~63

Informative support 64~67

Evaluative support 68~71

Table 6. Social support items

3.3.2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수학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의 정확도를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한 유학생에

게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설문항목은 5개의 항목(글로벌 

역량, 예술적 역량, 네트워킹 행동, 창업의도, 사회적 지

지)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을 합하여 총 7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제외한 71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표시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에

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인

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175부

를 수집했으며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 168부를 

통계검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SPSS 23.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량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후 Smart PLS 3.0을 사용하여 문항의 신뢰 및 타

당도 분석, 요인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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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신뢰도과 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

을 나타내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이용

하여 설문항목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분야에 따라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α계수 기준으로 0.7 이상이면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82].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α)계수 0.7 이상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평

가하였고 본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변수가 기

준을 상회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요인 분석결과, 기준치 0.5를 넘

지 못한 항목 지식 1, 기술 1, 태도 1, 표현 1, 네트워킹 

행동 1, 2 그리고 이종적재량이 있는 항목 지식3, 6, 기

술 3, 4, 8, 9, 미디어 1, 창조 4, 5 등 총 15개의 항목을 

제외하였다. 개별측정문항과 구성개념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수렴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요인들이 구성개념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0.7 이상, 평균분산추출

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0.5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판별타당성 분석은 연구모형 

구성 요인들의 상관계수와 AVE 값을 비교하는 방법으

로, 판별타당성 기준은 각 요인별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을 때 각 요인의 AVE의 제곱근 값이 0.7 이상이어야 하

고, 그 상관계수가 0.7 이상이어야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83]. 본 연구에서는 각 구성 개념의 평균분산

추출값(AVE)의 제곱근 값이 모두 0.7 이상으로나와 구성

된 개념들 간의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모형 적합도 검증을 위한 R Square의 값

은 네트워킹 행동 0.293, 창업의도 0.367로 모두 0.26 

이상으로 나왔다. Cohen(1988)[84]의 기준에 따라 모형 

적합도는 0.26 이상을 상, 0.13 ~ 0.26 미만이면 중, 0.2 

~ 0.13 미만은 하로 구분하여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판단

했을 때, 본 연구모형은 모형 적합도 지수가 상의 수준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 

4.2 가설검증 결과

4.2.1 연구모형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SmartPLS 3.0를 사용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계수의 유의성 확인을 위해 

SmartPLS 3.0의 부트스트랩(Bootstrap) 기법을 사용하

여 단일표본복원 500회를 추정하였다. 부트스트랩 기법

은 표본자료로부터 복원추출에 의해 동일한 분포를 갖는 

측정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PLS 경로모형에서 주로 경

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66]. 연구모델 중 글로벌 역량, 예술적 역량변수가 2차 

구조로 구성되고 구조방정식 모델링이 회귀분석보다 다

차원 2차 구조 분석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구조방정식으

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 기법은 구조방정식 모

델 검증에 필요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PLS분석은 오차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

에 AMOS와는 다르게 적합도 지수를 보지 않는다[85].

분석결과, 글로벌 역량과 예술적 역량이 네트워킹 행

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네트워킹 행동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분석결과의 

t값을 기준으로 1.96 이상이면 p<.05, 2.33이상이면 

p<.01, 2.58 이상이면 p<.001의 수준으로 표시한다

(Tenenhaus et al., 2005). 우선 글로벌 역량(경로계수: 

0.280, t=3.909，p<.001), 예술적 역량(경로계수: 

0.367, t=5.242, p<.001)은 네트워킹 행동에 모두 긍정

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네트워킹 행동(경로계수: 

0.605, t=12.712, p<.001)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역량들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

서는 글로벌 역량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검증되었으나(경로계수: 0.238, t=3.738，p<.001) 

예술적 역량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 0.016, t=0.216，p>.05). 

Fig. 2. Results of research model

4.2.2 조절효과 검증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분석은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는 정성

적, 정량적인 변수를 의미한다[86].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적 지지 변수가 네트워킹 행동과 창업의도의 관계에 있

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어 조절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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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설 4가 채택되었다.

Fig. 3. Result of moderation effects

4.2.3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델 각 변수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86]이 제시한 분석방법과 소

벨 테스트(Sobel, 1982)[87]를 실시하였다. 소벨 테스트

는 독립, 매개, 종속 변수의 각 비표준화베타값과 비표준

화표준오차를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88].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유의하

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하면 부분매개이며,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이다. 매개

변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Sobel's Z-Score 

계산식은 다음 Fig. 4와 같다.

Fig. 4. Sobel's Z-Score

a = 독립변인과 매개변인간 비표준화 경로계수

SEa = a의 표준오차
b = 매개변인과 중속변인간 비표준화 경로계수
SEb = b의 표준오차

Baron and Kenny의 분석 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해야 하

고, 2단계에서는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해야 하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를 넣

어 분석하는데 이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계수가 1단

계의 계수보다 작아야 한다[87].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역량, 예술적 역량과 창업의도 

간 네트워킹 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글로벌 역량과 네트워킹 행동, 네트워킹 행동과 창업의도 

관계에서 유의성이 검증되었고 글로벌 역량과 창업의도

가 유의하며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

면 예술적 역량과 네트워킹 행동, 네트워킹 행동과 창업

의도 간에는 유의하고 예술적 역량과 창업의도간에는 유

의하지 않아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경로
Original

Sample

Sample

Mean
S.D t- value

p-

value

Global Competence → 

Networking Behavior
0.281 0.289 0.068 4.138 0.000

Artistic Competence → 

Networking Behavior
0.367 0.364 0.068 5.400 0.000

Networking Behavior → 

창업의도
0.409 0.410 0.074 5.526 0.000

Global Competence → 

Intention of start-up
0.238 0.241 0.064 3.738 0.000

Artistic Competence → 

Intention of start-up
0.016 0.010 0.073 0.216 0.829

Table 7. Results of meditation effects

경로 a*b
Z-

value

P-

value

Global Competence  →Networking 

Behavior →Intention of start-up
0.115 3.310 0.001

Artistic Competence  

→Networking Behavior 
→Intention of start-up

0.150 3.861 0.000

Table 8. Results of networking behavior meditation 

effects

본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의 글로벌 역량과 예술적 

역량이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설검증 결과, 총 6개의 가설 중 가설 6을 제외한 나머

지 가설 5개(1-5)는 모두 채택되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5.1 결론 및 시사점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됨에 따라 개인이나 국가의 경

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유학은 양질의 교육에 접근하고 현지 시장, 국제 시장을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지

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서 사

업하게 하기위해 다양한 우대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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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귀국을 선택하는 유학생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

고 귀국한 유학생들 중에는 창업으로 관심을 돌리는 사

람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미래 창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글로벌 역량과 예술적 역량이 창

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네트

워킹 행동이 글로벌 역량, 예술적 역량과 창업의도를 매

개하는지와 사회적 지지가 네트워킹 행동과 창업의도 간

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 영향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글로벌 역량과 예술적 역량은 네트워킹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네트워킹 행동은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네트워킹 행동과 창업 의도 사이에서 

나타났으며, 네트워킹 행동의 매개효과는 글로벌 역량과 

창업 의도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예술적 역량과 네트워킹 행동, 네트워킹 행동과 창업의도 

간에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검증되었지만 예술적 역량과 

창업의도간에는 유의하지 많아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

었다. 학문적 관점에서는 첫째, 본 연구가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업 연구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중국

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학생을 타국으로 보내고 있는 

나라이다. 그동안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동기, 학

습 참여, 생활적응, 소외감 등에 관한 연구들을 해왔지만 

다른 나라에서 맺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업활동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때 본 연구는 

시기적절하게 새로운 사회문화 및 교육 환경에 적응하는 

중국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창업의도를 연구했기 때

문에 앞으로 중국 유학생 창업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중국 유학생에 관한 창

업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글로벌화 배경과 한국문화의 

특성을 고려하고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새로운 

변수로 글로벌 역량과 예술적 역량을 추가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중국 유학생의 네트워킹 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실행한 결과, 글로벌 역량, 예술적 역

량과 창업 의도에 대해 네트워킹 행동이 중요한 매개 역

할을 하는 변수임을 확인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학문적 시사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무적인 

시사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유학생들은 잠재적인 창업

자로서 미래에 창업활동을 하기 위해 자신이 성장시켜야 

할 글로벌 역량과 예술적 역량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

다. 글로벌 역량과 예술적 역량을 발전시킴으로써 유학생

들의 자생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유학생의 

미래 창업 활동을 위해서는 글로벌 역량과 예술적 역량

을 향상시킬 교육과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창업시 정부가 지원할 방향에 대해 가이드라

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는 글로벌 역량과 예술적 역량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각 역량들을 더 쌓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학생의 네트워킹 행동이 창업 

의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인만큼 더욱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네트워킹 행동 구축이 필요하다. 즉, 네트워킹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상호성장할 필요가 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재한 중국 유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를 통해 최종 168부로 분석을 진행했다. 주로 수

도권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

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한정된 지역이 아닌 국내 고

른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전공 제한없이 중국 유학생 일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특정한 전공이나 특정 업종에 

따라 구분하여 진행하면 더 발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에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 

환경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연구모

형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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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E-Mail : nabiran5@gmail.com

장 승 남(Shengnan Zhang)    [정회원]

․ 2019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 (경영학석사)

․ 관심분야 : 창업, 핵심역량, 예술경영

․ E-Mail : zsn25198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