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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반 초격차 미래기술과 창업기업 발굴 방법론

임정민*

카이스트 창업원, 교수

국 문 요 약

최근 정부정책과 국내외 초격차기술 및 딥테크 중요성 대두로 어느때보다 기술창업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함께 스타트업에서도 초격차 기술을 포함한 딥테크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적기 시장진입을 위하

여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국내에서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Corporate Venture Capital과 함께 기술스카우팅등을 통한 사내벤처링

(Corporate Venturing) 방법론을 통하여 기업의 신성장 동력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스타트업계에서는 정부 정책과 지원을 통한 다

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견 민간기업에서도 국내외 스타트업과 관련 창업보육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극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보육하는 액셀러레이터 즉 컴퍼니빌딩에 대한 사례가 많음은 관련 업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가 대기업에서 다년간 참여한 사내벤처링 방법론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대학에서 기술창업기업 발굴에 대

한 방법론을 기획하고 지난 3년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한 경험을 토대로 초격차기술창업 발굴과 성장전략 방법론을 제언하고자 한

다. 파괴적 혁신의 패러다임이 제안된후 다양한 영역과 부문에서 이론에 대한 검증도 병행된 것처럼, 초격차기술창업 발굴의 수요가 

급중하고 있는 현시점에 현실적이며 robust한 고유한 방법론이 연구되어 결과물이 기업과 시장에 적용되는 것을 기대해본다. 

핵심어: 사내벤처링, 벤처빌더, 컴퍼니빌더, 초격차 딥테크기술, 기술창업

Ⅰ. 서론

최근 초격차딥테크기술의 중요성과 사업화에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을 고려할때, 좀더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방

법론에 대하여 한번쯤 고려해볼 필요가있다(Yigit & 

Kanbach, 2023; Mullins, 2010; Klofsten et al., 2021). 세상에 

존재하지않는 초격차기술개발과 초격차기술에 대한 응용 

가능성범위의 시장 및 고객검증이 구체화되지 않는 점을 

인지할때 이미 존재하는 기술및 시장과 동일한방법으로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것이 합리적인 방법

에 대하여 질문을 할수 있다. 특히, 초격차기술에 대한 역

량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전문가들이 과연 존재

하는가에 대한 관점도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

었다(Baker & Nelson, 2005; Blank & Dorf, 2012; Gassmann, 

2014; Miller & Shamsie, 1996; Shane, 2000). 

본 연구를 선행하여 다년간 학제간교육과 융복합기술개

발, 대기업내 신기술기반 기술사업화, 사내벤처링및 글로

벌 합작사등 통한 기술완성도향상 개선외 다양한 국내외 

현장에서 참여한적이 있다. 초격차기술과 연계된 태동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과 연구중

심대학에서 기술창업기업발굴과 성장연계한 다양한 활동

을 진행하였다(Filtration Industry Analyst, 2011; Fuel Cells 

Bulletin, 2012; Mun-su & Seung Ouk, 2014; Romme et al., 

2023). 대기업과 대학, 스타트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

려운 사항중에서 해당분야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전문가가 

존재하더라도 아직 존재하지않는 마켓과 고객이 결여된 

경우 적용해볼수있는 체계적인 방법론이 부재하여 좀더 

효과적이며 중요한 성과를 창출함이 어려움을 인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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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배경

2.1. 대기업 사내벤처링 방법

기업의 신성장동력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지속성장에 대

한 끊임없는 노력중의 하나로 기술스카우팅, M&A등의 접

근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다(Adner, 2012; 

Almquist et al., 2018; Bariller et al., 2019). 대기업의 경우, 

내부적으로 개별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고유한 프로

세스가 있고 실제 현장에서 접목함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

들과 협력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업의 방법론을 벤치마킹하여 

자체 고유한 방법론으로 정착한경우도 있고 해외 기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고유한 프로그램을 

갖고있는 경우도 있다(Caetano & Amaral, 2011; Francisco 

et al., 2023; Gassmann, 2014; Geroski, 2000; Martin & 

Daim, 2012). 사내벤처링 관련한 방법론과 특화 프로그램

은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나 해외 

글로벌기업의 경우 성공사례를 토대로 일반인들에게도 공

유되는 사례가 있다.

사내벤처링의 방법론 측면에서 미래기술에 특화된 기술

스카우팅접근법은 국내 대기업의 경우 적극활용하고 있으

며, 최근의 경우 오픈이노베이션의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보육하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Bujor et al., 2019; Hagel & Singer, 1999; James & De 

Meyer, 2012). 

다양한 형태의 방법론에 공통적인 요소로 기술의 완성도

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축과 고객과 시장의 검증을 축으

로 크게 나뉘어 진다(Amabile et al., 2002; Osterwalder, 

2010; Sarasvathy, 2008). 기업의 사업모델이 서비스모델인 

경우 제품개발과 A/S까지 고려한 제품 전주기 라이프사이

클 방법론도 적용되고 있다(Baker & Nelson, 2005; Christensen

et al., 2016; Gassmann, 2014). 

2.2. 대학내 기술창업 발굴 방법

국내 대학의 학부 및 창업대학원 과정에서 기술창업과목

이 정규학과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론 및 

실습과정이 존재하고 있다(Baker & Nelson, 2005; Christensen

et al., 2016; Gassmann, 2014; Kim et al., 2020; Leesungho 

& Nam, 2020). 해외대학의 경우에도 창업교과목이 정규과

정으로 진행되고있는 경우는 쉽게 찾을수 있다(Leesungho 

& Nam, 2020). 대학의 전공이 다양하므로 이를 반영한 학

과별 특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경영대학에

서 별도의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안경민·

권상집, 2021; 이철기 외, 2020). 기초과학 전공의 단과대와 

공과대학의 영역에 따른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 점이 있으

나 공통적으로 기술사업화 및 기술창업에 대하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이론 및 실습과정이 확대되고 있다

(Kim et al., 2020; 한유진, 2016).

대학내 특허이전 사례와 정부지원사업에 따른 실험실창

업등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도 최근 여러 자료들을 통하여 쉽게 접할수 있다

(Yigit & Kanbach, 2023; 이윤석, 2017). 특히 신기술 특허

에 대한 기술창업 지원사업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형 정부지원사업이 대학과도 접목되어 진행되고 있어 연

구와 교육중심의 대학의 역할에서 확대되는 점도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여러 문헌에서도 이미 보고되었지

만 기술기반 창업의 수요와 연계한 사례들에 대한 성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Mullins, 2010; 

Read et al., 2017).

2.3. 초격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초격차 기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세계 기술패권 경

쟁이 심화되고 있는 주력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와 신격차 창출 연

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Forrest et al., 2021, Geroski, 

2000; Martin & Daim, 2012). 특히, 정부차원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 기술처럼 국가 지속성장 먹거리

로 미래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개방형 연구 및 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Kruachottikul et al., 2023; Lee et al., 2019; McMullen & 

Shepherd, 2006). 선제적인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연관되

는 인력양성 및 생태계조성을 통하여 지속적인 미래성장 

먹거리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Phaal et al., 2004; Porter, 

1998; Prahalad & Ramaswamy, 2004; Radko et al., 2023). 

위에서 설명한 초격차 기술처럼 기술의 응용 및 확장성

이 기술자체 개발뿐만아니라 새로운 고객창출과 시장을 

개척하는 목적인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기술개발과 사업

화를 프로세스로 접근하기는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다양

한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박춘수 외, 2008; 정두희, 

2021). 적용되는 기술의 시장과 고객측면에서 초격차기술

의 수준과 응용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초격차 기술

개발에도 적용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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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하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선제적으로 제공하

기위하여 차별화점을 구체화함에 있어 기술적으로 해결해

야되는 측면과 함께 고객과 시장에서의 가치측면에서도 

고려해야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된다(Baker & Nelson, 

2005; Boulding et al., 2005; Elliott & Wattanasuwan, 1998).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 판매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시

대에서 고객과 시장의 지속적인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

에서의 초격차기술인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방법론에 대

하여 다시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3.1.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선행연구조사에서 대기업 및 스타트업 기술창업 방법론

의 유형과 다양한 접근방법에 대하여 보고되고 있으나 아

직까지 초격차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제품개발 프로세스, 고객 및 stakeholder 요구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에 대

한 사례가 보고되었지만 대학기반 초격차 기술창업에 대

한 연구 및 사례 보고는 아직까지 보고된바가 없다. 

파괴적혁신(disruptive innovation)의 저자인 크리스찬스교

수의 모델에서는 새로운 제조공법의 혁신을 통하여 단계

적으로 고객에게 차별화가치를 주는 널리 알려졌고, 여러 

분야의 제조공정이 포함된 사업모델에서도 공통적으로 적

용가능한점은 이미 알려져있다(Hopp et al., 2018; Schönwälder

& Weber, 2023). 초격차기술의 목적과 정의에 따라 가변적

인 측면이 존재하긴 하지만, 시장과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

창출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의 방법론적 접근과 이론적인 

모델 형성은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도형(first mover)으

로 전환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필요한 패러다임임을 부정

할수는 없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제품개발 방법론과 신규 고객 및 시장

수요 반영의 방법론을 접목한 2단계 Staged Gate모델을 제

시하고자 한다. 

대학에서 초격차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선제적으로 기술

완성도와 현장적용성을 극대화한 초격차기술을 사용하고

자 하는 고객과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함에 있다. 저

자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 선행연구와 사례의 분석을 통하

여 미래 먹거리를 추진해야 되는 여러 기관과 실무담당자

가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하여 좀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법론의 단계를 구축하기 위

하여, 아래모식도에서는 본 이론모델모형을 실행측면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

성하였다.

<그림 1> 초격차 미래기술및 산업(Next Big Thing) 발굴 모식도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초격차 기술의 정의는 수요고객과 시장의 요구사

항이 충분히 반영되며 기술완성도 검증의 수준이 

체계적으로 정의되고 단계적인 목표가 수립되어

야 된다. 

가설 2: 초격차 기술의 적용될 수요고객과 시장에 반영시

점은 신시장과 신고객을 창출하는 조건이 충분히 

만족될수 있는 고객평가 및 검증 체계를 구축하

여야 한다.

가설 3: 수요고객의 서비스모델과 확대적용 및 보완이 반

영되는 개발 및 고객검증 체제가 병행하여 구축

되어야 된다.

가설 4: 가설1-3의 조건을 만족하기위하여 단계적 검증

(Multi-level) 요소들에 대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

고 반드시 마스터플랜에 포함시킨다.

위에서 언급된 초격차 후보기술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실제 고객과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의 파급효과가 의도된 대로 적기에 

적용될수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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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초격차(Next Big Thing) 기술및 산업발굴 프로세스

초격차 기술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림 2> 4

단계 프로세슬 거쳐 후보군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진행

하는것이 필요하다. 

첫째, NBT 스튜디오 단계에서는 초격차 기술에 대하여 

실제 개발된 기술의 feasibility와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실

제 고객과 마켓의 현장에서 테스트해보는 단계이다. 린스

타트업과 식스시그마 방법론에서 언급한것과 차이점은 마

켓과 고객의 현장에서 먼저 실제 초격차 기술에 대한 검

증을 초기에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NBT 이노베이이션 단계에서는 새로운 고객과 시장

에서의 검증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원할히 수행할수있는 

역량있는 인원과 인프라가 존재해야되며 이를 구축하기 

위하여 명확한 타겟목표를 설정하는 투자자금과 수익체계

에 대한 검증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된다. 실제 현장에서 

기술이 완성도가 부족하여 고객의 적용시기가 너무 빨라

서등 다양한 형태의 이유에서 실제 적용의 타이밍을 놓치

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는데 이를 해결하기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실행의 체계를 수립함에 있다.

셋째, NBT글로벌 단계에서는 원할한 실행을 위하여 글로

벌역량의 적기 인재 확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되며 국내

뿐만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해외 고객과 마켓에서도 적용

함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언어적인 측면을 고려한 역량있

는 인재에 대한 후보군을 고려하여야 된다. 이를 통하여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이전에 

사전에 agile하게 컨소시엄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세부 튜

닝하기전에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시도를 추진하는것이 

필요하다.

넷째, NBT마켓플레이스 에서는 실제 고객과 시장에서 적

용하기 위하여 접점을 좀더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객과 시장을 개척에 도움이 되는 시험무대를 포럼등의 

형태로 추진하고 이후는 위에서 언급한 각 단계를 반복하

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초격차 기술이 

고객과 시장에서의 적용기간을 줄이고 좀더 확대적용하도

록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함에 있다.

3.2. 연구대상 및 검증결과 분석

초격차 기술의 우선 적용 대상은 초격차 기술과 밀접하

며 미래 신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의료바이오, 친환경 기

술이며 대상은 국내 대기업, 해외 합작사, 국내 대학의 사

례에 기반하여 기술되었다. 세부기술의 실질적인 사례는 

공개할수없지만 기술의 수준과 맥락은 최대한 취지에 맞

게 기술되었으며 방법론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도록 구성

되었다.

신재생 에너지 초격차기술의 경우, 실제 수요자 고객평가 

및 기술차별화의 효과부문에 대한 부문과 기술완성도 부

문에 대한 다단계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점이 기회비

용과 리소스 활용에 어려운 점으로 확인되었다. 

의료바이오분야의 차세대 혁신신약개발의 경우, 초격차 

기술의 완성도와 검증평가의 시간적인 리스크로 인하여 

실제 검증을 위한 단계적인 시도가 어려운 사례가 있다. 

친환경 기술의 초격차 기술측면에서는 수요고객과 시장

의 검증의 실질적인 적용의 시간적인 이유로 성공적인 초

격차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객 적용에 한계점을 나

타나게 되었다. 

연구 표본은 저자가 직접 참여한 대기업과 대학을 대상

으로 분석되었으며 대학사례의 경우 2022년 8월 6일부터

23년 6월까지 결과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Ⅳ. 연구방법

4.1. 초격차 대학 미래기술 창업 발굴 1단계

수요고객 검증 고려한 단계별 기술완성도 로드맵핑 및 

평가모델로 stakeholder 니즈와 실제 적용시 요구사항에 대

하여 정성적인 측면과 정량적인 측면을 구체화하는 단계

를 수립하여 진행한다. <그림 1>의 seed와 exploration단계

와 그림2의 NBT studio와 NBT innovation단계에 해당된다. 

특히, B2B, B2G 및 B2C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업모델 연계한 기술검증 프로토타입 계획수립과 risk관

리가 진행된 후 개별 지표에 따른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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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기술완성도 경우 대체기술과 고객수요 및 적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응방안 준비를 통하여, 추가수

요 및 변경에 대한 반영을 준비한다.

4.2. 초격차 대학 미래기술 창업 발굴 2단계

수요고객 A/S까지 고려한 전주기 검증모델로 1단계 프로

세스 대비 고객반영후 이슈 및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내

용이 반영된 단계이다. 이를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위하여 

<그림 1>의 consortium과 innovation단계에 해당된다. 

초격차 기술완성도에 대한 기술적 리스크가 해결되어 수

요고객 체택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사업모델의 확장성과 

추가 확대 적용을 위한 대비를 사전에 고려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인재확보와 고객과 시장에 적기에 확대적용하기위한 시장

창출의 단계를 거쳐야되는데 이는 <그림 2>의 NBT Global

과 Marketplace에 해당되며, 초격차 기술의 적용대상이 기

존의 기술에 대한 상용화측면의 초격차기술이 아닌 신기

술로 세상에 없는 제품을 출시하기위한 선행제품과 서비

스인경우에 대하여는 2단계 프로세스에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후속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고려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5.1. 요약 및 시사점

초격차 미래기술수요의 경우, 기술완성도 및 고객검증의 

단계와 평가의 다양한 변수 측면에서 리스크를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요고객평가 및 체택인자를 고려하

여 기술개발이 진행되어야된다.

기업성장 측면에서는 단계적 레벨업 방법을 위하여 부문

별 요소가 반영된 평가항목이 구체화되어야되며, 이를 위

한 고객인증 및 검증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5.2. 향후 연구의 방향

신시장 창출이 필요한 초격차기술의 후보군에 대하여 고

객과 시장의 미래 가치를 고려한 초격차 대학 미래기술 

창업발굴 1단계 기술완성도 방법론과 초격차 대학 미래기

술 창업발굴 2단계 고객 확대검증 및 평가 액셀러레이팅 

모델에 대한 추가 사례확보가 필요함.

초격차기술의 사용처에 따른 실행측면에서 국내 컨소시

엄 협력을 토대로 가능한 사례를 추진해본후 해외 거점지

역과도 글로벌 고객과 시장확대의 테스트베드화 만들어 

추진하는것이 필요하다. 특히 적기에 초격차기술개발 및 

검증을 위하여 국외 관련 기관과도 협력하는 생태계를 고

려한 추진모델제언도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역량인재와 실행에 필

요한 영역을 넘나드는 혁신방법론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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