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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widely confirmed that online retailers can obtain crucial resources and greater growth potential by depending 

on the external web portal sites as it is explained in resource dependence theory. Nevertheless, recent studies show 

that the effect of dependence may not always be beneficial for firms and stress the importance of finding relevant 

contingent factors. In this study, we identify and suggest that firms’ age and niche width strategy, whether generalist 

or specialist, are contributing factors on moderating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resource dependence and firm 

growth. To test our hypotheses based on the theory, we have collected monthly web traffic data of online retailers 

and portals from March 2000 and July 2008. The empirical results lend support to our theory of the firm age having 

a negative interaction effect on web traffic dependence. Moreover, results verified that positive effect of depending 

on the portals may become greater if the online retailer is a specialist in terms of niche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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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성장은 요한 기업 목표이다. 기업들은 성장을 

통해 규모와 범 의 경제를 비롯한 여러 이득을 얻

을 수 있기에[25, 33] 기업 성장은 요한 기업 성

과로 간주되었다[32]. 기업 성장의 요성은 비단 

통  산업에서만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강한 네

트워크 효과로 인해 사용자들이 많은 곳에 더 많은 

사용자들이 몰리는 인터넷 산업에서 기업들은 경쟁

자보다 더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하기 한 성장 

략을 추구한다[20]. 따라서 인터넷 기업들에게 있

어 사용자 확보를 통한 성장은 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인터넷 기업을 크게 성 인터넷 기업과 포탈로 

나  수 있다[37, 42]. 포탈은 성 인터넷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웹페이지 정보를 통해 사용자들을 모으

며 동시에 사용자들의 검색 단어를 기 로 하여 사

용자들과 성 인터넷 기업들을 매개한다[36]. 기업

이 지닌 자원은 기업 성장에 향을 미친다고 보는 

통  자원기반 에 의하면[33] 포탈로부터 유

입되는 사용자들로 구성된 웹트래픽은 성 인터넷 

기업의 주요 성장 동력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성 인터넷 기업들은 포탈에 한 

의존을 이기 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 다. 

를 들어 오  마켓 사이트인 지마켓은 국내 주요 

포탈인 네이버에 한 의존도를 낮추기 해 네이

버 검색 결과에 자사의 상품이 나타나지 않도록 요

청했었다[6]. 한 포스퀘어(foursquare)같은 기업

들은 구 의 지도 서비스에 한 의존도를 이기 

해 여러 노력을 기울 다[7]. 이런 들은 다른 

기업에게 자원을 의존하는 것은 기업 성장의 원동

력일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회피하고자 하는 리스

크도 동반한다는 것을 암시한다[26]. 실제로 선행 

연구들은 자원 의존 계가 기업 성장에 항상 도움

이 되진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자원기반  연구

들은 기업 내 자원과 기업 성장 간의 계에 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 지만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32].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유입되는 자원은 기업에게 정 인 효과를 미칠 

수 있지만[19, 31] 한국 인터넷 산업을 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 의하면 포탈에 웹트래픽을 의존할

수록 성 인터넷 기업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2]. 따라서 포탈에 한 웹트래픽 의존 계는 다

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 인터넷 기

업의 성장에 다양한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략 연구들은 특정 략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향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 다

[  : 38]. 이를 따라 본 연구는 조직생태학  

에서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 인터넷 기업의 성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기업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  인터넷 기

업의 인구통계학  특성  하나인 업력(firm age)

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가 가

져다주는 정 인 효과들이 업력이 오래됨에 따라 

퇴색될 수 있기에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와 업력 간

의 상호작용은 성 인터넷 기업 성장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논증한다. 다음으로 기업이 

운 되기 해 필요한 자원들의 범 에 따라 기업

들은 종합주의 기업(generalist)과 문주의 기업

(specialist)으로 나뉠 수 있다. 본 연구는 종합주의 

기업과 문주의 기업은 각자 추구하는 성장 방향

과 정도가 다르기에 성 인터넷 기업이 어느 유형

에 속하느냐에 따라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와 성 

인터넷 기업 성장 간의 계가 변할 수 있음을 논증

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상은 151개의 국내 온라

인 쇼핑 기업들이다. 2000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

지 약 8년간의 월별 웹트래픽 자료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실증 분석 결과들을 얻었다. 먼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와 성 인터넷 기업 성장 간의 

계는 선행 연구의 결과[2]와 달리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업력과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의 상호작용은 성 인터넷 기업 성장에 부

정 인 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문주의 기업

일수록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가 성 인터넷 기업 

성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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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가설

인터넷 산업과 같이 무수한 정보가 존재하는 곳

에선 개인이 정보에 기울일 수 있는 주의(attention)

와 시간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39]. 이는 어떤 인터

넷 기업이 많은 사용자들의 심과 방문을 받는다

면 다른 인터넷 기업들은 그만큼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넷 

기업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제한된 심을 끌어 

자사의 웹트래픽을 높이기 해 경쟁한다[2, 10, 

36]. 선행 연구들은 웹트래픽과 인터넷 기업 성과 

간에 유의미한 계가 있음을 입증하 다[44]. 따라

서 웹트래픽은 희소하면서도 인터넷 기업의 성과에 

향력을 가지는 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웹트래픽은 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지만 포탈로부터 유입되기도 한다. 포탈로부

터 유입되는 웹트래픽은 성 인터넷 기업의 성장

에 향을 미칠 수 있다[2, 9]. 먼  자원기반

에 따르면 웹트래픽과 같은 자원은 기업 성장에 필

수이다[32, 33]. 기업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략 

혹은 시장에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다양한 략과 시장에 집 으로 투자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높은 성장률을 기 할 수 있다. 

한 다른 기업을 통해 획득한 자원은 자사에게 있어 

보완  자원이다[19]. 따라서 포탈을 통해 확보된 

자원은 성 인터넷 기업들이 재 가지고 있는 자

원 포트폴리오만으로는 펼치기 힘들었던 성장 략

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  것이다.

포탈 웹트래픽 의존과 같은 기업 간 자원 계는 

불확실성이나 기업 간 경쟁과 같은 외부 환경의 

험 요소들로부터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다[31]. 특

히 기업이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기업 간 자원 

계는 자원이 부족한 기업에게 자원을 안정 으로 

달해  수 있기 때문에[11, 43] 환경의 선택 압

력 (selection pressure)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31]. 기업 간 자원 계를 통해 외부 환경의 험 

요소들과 선택 압력으로부터 보호됨으로써 기업은 

성장 략을 안정 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웹트래픽을 둘러싼 성 인터넷 기업들 간의 

경쟁 때문에 기업들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인

터넷 산업에서[2]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가 주는 보

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성 인터넷 

기업의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가 높을수록 해당 기

업의 성장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기반 에서 자원과 기업 성장 간

의 계를 실증 분석한 연구들의 일치되지 않은 결

과에서 알 수 있듯이[32] 포탈로부터 유입되는 웹

트래픽의 비 이 높다고 해서 성 인터넷 기업 성

장률 역시 높을 것이라고 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선행 연구들이 자원이 심이 되는 기업 간 

계에는 기업이 리해야 하는 여러 리스크가 존

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을[26, 34] 감안했을 

때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와 성 인터넷 기업 성장 

간에는 여러 상호작용이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상할 수 있다. 자원과 기업 성장 간의 계를 보다 

정 하게 보고자 하는 자원기반  연구들은 기업이 

지닌 자원의 특성 혹은 자원 구성에 을 맞추었다

[32, 48].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특성에 

을 맞추고자 한다. 먼  주요 기업 특성  하나인 

업력을 고려한다. 

2.1 업력

기업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기업 성장률이 어떻게 

변하는가는 여러 분야의 주요 심사 다. 를 들어 

경제학에서는 1980년 부터 업력과 기업 성장 간의 

계에 한 여러 실증 분석들이 있었다. 이들의 분

석 결과는 업력이 오래될수록 기업 성장은 둔화된다

는 것이다[50]. 조직 이론에서도 업력과 기업 성장 

간의 계는 큰 심을 받았다. 조직 이론 연구들은 

업력이 오래될수록 조직 내 의사 결정과 련된 여러 

요소들이 경직되어 경쟁자들과 시장의 변화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이 약화되기 때문에 

업력과 조직 성장률 간에는 음의 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실증 으로 입증하 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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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행 연구들이 지 했듯이 업력이 오래

된 기업이 신생 기업들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

는 경우가 있다[13]. 이는 실증 분석 상인 산업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업력이 기업 성장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으며 다른 기업 요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기업 성장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 Thornhill과 Amit[45]는 업

력의 변화에 향을 받는 조직 요소  과정들이 

있으며 이 때문에 조직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이 업력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본 연구 역시 업력에 따라 포탈 웹트래픽 의

존도가 성 인터넷 기업의 성장률에 미치는 향

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보통 신생 기업들은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에 비

해 경쟁  환경에 응할 수 있는 략을 보다 

하게 수립할 수 있는데 이는 시장에 진입할 때 찰

했던 경쟁  환경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

이다[45]. 반면에 신생 기업들은 창업 창기에 가

졌던 자원만으로 략을 수행하고 외부 환경의 압

력을 버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력이 낮은 기업

들에게 가장 큰 은 자원과 역량의 부족이다

[27]. 한 Stinchcombe[44]는 흔히 지 되는 유형 

자원의 부족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과의 신뢰 부족 

등과 같은 무형 자원의 부족 한 신생 기업들을 괴

롭히는 요소로 손꼽았다. 따라서 신생 기업들은 유

․무형의 자원들을 안정 으로 얻지 못한다면 성장 

략을 펼침에 있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성 인터넷 기업이 추구하는 성장 략의 근간은 

웹트래픽 증 를 통한 수익 도모이기 때문에 포탈

로부터 유입되는 웹트래픽은 신생 성 인터넷 기

업들이 겪을 수 있는 자원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덜어  것이다. 이런 에서 보자면 포탈에 웹트

래픽을 의존하는 것은 신생 성 인터넷 기업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래된 성 

인터넷 기업들의 경우 포탈로부터 유입되는 웹트래

픽이 이들의 자원을 크게 보완해주진 않을 것이다.

자원 부족을 겪는 신생 기업들에 비해 오래된 기

업들은 다른 문제에 착하게 된다. 업력은 기업이 

운 된 기간뿐만 아니라 환경 변화를 견뎌온 기간

을 의미하기에 업력은 기업 역량이 환경 변화에 

응되는 정도와 연 이 있다[16]. 기업이 오랫동안 

살아남기 해서는 환경 변화에 자신들의 루틴과 

역량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25, 28]. 그러나 기업

들은 환경 변화에 불완 하게 응할 수밖에 없다

[41]. 따라서 업력이 오래될수록 기업 역량  루틴

과 변화된 환경 간의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13]. 

환경 변화와 어 한 역량과 루틴을 조정하기 해 

기업들은 환경 변화에 큰 심과 응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22, 28]. 그러나 Aldrich와 Auster가 주

장했듯이 오래된 조직들은 환경 변화에 맞서 기업

의 략  변화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12 : p. 193].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기업 간 자원 

계가 가져다 주는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효과는 오

래된 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맞서 자신들의 역량과 

루틴을 하게 조정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포탈에 한 웹트래픽 의존도가 높

을수록 업력이 오래된 성 인터넷 기업들을 환경 

변화로부터 연시켜 이들이 환경에 맞는 성장 

략을 펼치기에 합한 역량과 루틴을 조정하는 것

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

한다: 

가설 1 : 성 인터넷 기업의 포탈 웹트래픽 의

존도와 해당 기업의 성장률 간의 양의 

계는 해당 기업의 업력이 오래될수

록 약해진다.

2.2 종합주의 인터넷 기업  문주의 인터넷 

기업

조직 생태학의 오랜 심사  하나는 조직이 차

지하는 소의 범 에 따른 조직군 내부의 다양성

이다. 소란 조직이 생존하기 해 필요한 자원들

의 형태와 수 의 모든 조합을 의미한다[35, 40]. 

를 들어 토지와 자본과 같이 기업의 운 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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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나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가능성

이 있는 소비자 집단을 소를 이루는 자원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증 으로 보자면 기업들이 진출

해 있는 시장이나 매하는 상품을 실제 소로 볼 

수 있다. 이는 시장과 상품의 범 가 조직이 끌어

다 쓰는 자원과 하게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40]. 를 들어 Freeman과 Hannan[21]은 음식

들이 제공하는 메뉴의 다양성을 소의 범 를 

악하는 데에 사용하 다[21]. 자동차 산업 연구들

은 생산되는 차의 엔진 마력을 자동차 산업의 소

를 악하는 데에 이용하 다[17]. 한국 인터넷 산

업을 상으로 하는 소 련 연구들은 인터넷 사

용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

들을 분류한 후 분류된 인터넷 사용자 차원 하나를 

하나의 소로 단하 다[2, 10]. 선행 연구들을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 인터넷 기업들의 소를 

기업이 매하는 품목과 기업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으로 정의된다.

조직은 자신의 생존과 성장을 해 소 내에 있

는 한정된 자원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비슷한 

소에 많은 조직들이 의존할수록 이들 간의 경쟁은 

심화된다. 이는 조직이 차지하는 소의 범 나 이

와 련된 략이 조직의 행동과 생존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17]. 소를 둘러싼 

조직의 유형은 소 범 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제한된 역의 소에서만 활동하는 기업들은 문

가주의 기업이며 소 범 를 넓게 잡는 기업들은 

종합주의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통 인 략 

연구들-자원기반 과 같은-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합주의는 기업이 달성해야 하는 략  목표처럼 

보인다[17]. 종합주의 략을 통해 기업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 신제품을 출시하여 이 에는 활용

하지 못했던 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시장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종합

주의는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일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한 필수 인 요소로 볼 수

도 있다[17]. 그러나 종합주의 기업들이 리는 이

은 기업들이 속한 산업의 진화, 시장 경쟁, 그리

고 자원 흐름의 변동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감안되

지 않은 것이다[17]. 실제로 선행 연구들은 종합주

의 기업과 문주의 기업의 성과 차이가 이들이 배

태되어 있는 연결망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38]. 따라서 포탈에 한 자원 의존

을 통한 자원 흐름의 변동과 성 인터넷 기업의 

종합주의 혹은 문주의 추구 정도 간의 상호작용

이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향을 논의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기반을 둔 소의 범 는 기업 성장의 방

향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 소 범 에 상

없이 부분의 기업들은 성장을 추구한다. 하지만 

소 범 에 따라 성장 추구 방식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40]. 기업은 기업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안

정 인 루틴의 결합체로 볼 수 있다[30]. 기업이 특

정한 략  행 를 지속 함으로써 해당 략  

행 와 련된 루틴이 발생하는데 루틴은 기반이 되

는 략과 행 를 경로 의존 이게 만든다[29]. 따

라서 상 으로 좁은 범 의 소를 바탕으로 운

된 기업들은 해당 범 의 소를 벗어나는 성장 

략을 수립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좁은 범 의 소

를 바탕으로 하는 략  행 와 련된 루틴이 형

성되어 성장 략 한 이러한 루틴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 로 넓은 범 의 소

를 상으로 하는 기업들은 재 소 범 를 벗어

나 시장  사용자 층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기업 

략과 목표를 수립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40].

포탈을 통해 들어오는 웹트래픽은 문주의 인

터넷 기업들의 성장 략과 상 으로 맞아 떨어

질 것이다. 포탈의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것은 

재 자신들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시장과 제품 역

에 한 것이기 때문에 포탈을 통해 들어오는 사용

자들은 문주의 인터넷 기업이 추구하는 성장 방

향과 맞는 자원일 것이다. 그러나 재 주력 시장

이나 제품 역을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의 성장을 

추구하는 종합주의 인터넷 기업들에겐 포탈을 통해 

유입되는 웹트래픽만으로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성

장 략을 온 히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종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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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터넷 기업들은 성장을 해 주력 시장  제

품 역 외의 것에 심이 있는 사용자들의 유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이 추구하는 시장  제품 

역은 포탈의 검색 결과에 나타나기 힘들기 때문

에 종합주의 인터넷 기업들의 주력 시장  제품 

역 외의 것에 심이 있는 사용자들은 포탈을 통

해 유입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설 2 : 성 인터넷 기업의 포탈 웹트래픽 의

존도와 해당 기업의 성장률 간의 양의 

계는 해당 기업이 종합주의 기업일 

경우 약화된다.

3. 방법론

3.1 표본

국내 온라인 쇼핑몰 기업을 상으로 가설을 검증

하 다. 온라인 쇼핑몰의 목록을 얻기 하여 닐슨 

코리아클릭(Nielson KoreanClick)의 자료를 활용하

다. 먼  자상거래 상  100  사이트들의 월간 

웹트래픽 자료를 확보하 다. 월별로 상  100 에 

한 번이라도 포함되었다면 표본에 추가하 다. 다음

으로 순방문자 수(unique visitor) 지표가 나타나는 

기간이 6개월 이하인 사이트는 제거하 고 복된 도

메인을 개별 으로 확인하여 합쳤다. 한 자상거

래 카테고리에 있다가 다른 카테고리로 이동한 사이

트들도 제거하 다. 그 결과 166개의 쇼핑몰의 2000

년 3월에서 2008년 7월까지의 월간 웹트래픽 자료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닐슨 코리안클릭의 2002년 3월 

이 의 웹트래픽 자료에는 다수의 결측치가 존재하

기에 실제 분석에 사용된 쇼핑몰 기업들의 수는 151

개 으며 측치 수는 5,249개 다.1)

1) 표본 기업들의 분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 종합쇼핑

몰(n = 32), 오 마켓(n = 15), 가격비교(n = 13), 

서 (n = 11), 가 (n = 15), 미용  패션(n = 38), 

기타(n = 27).

3.2 종속변수  실증 분석 방법

기업 성장은 일반 으로 재무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되나[24] 인터넷 기업들의 경우 재무 지표를 

공개하는 경우가 드물며 이들의 재무 자료를 문

으로 취합하는 데이터베이스도 무하다. 이는 

인터넷 산업을 실증 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로 

직면하는 문제이다[  : 2, 4, 5, 9, 23, 51]. 이 때

문에 인터넷 기업 성장에 한 연구들은 보통 웹트

래픽 지표를 이용하여 인터넷 기업 성장률을 측정

한다. 인터넷 산업의 강한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사용자 수의 증가와 이로 인한 고 기반의 수익 

창출이 인터넷 기업에게 요하기 때문이다[23]. 

한 선행 연구들은 웹트래픽 증가가 인터넷 기업

의 재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밝

냈다[47].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따라 인

터넷 기업의 웹트래픽 지표의 증가를 규모의 증가

로 단하 다.

인터넷 기업 성장을 다룬 연구들은 보통 페이지

뷰(page views)나 순방문자 수를 성장 기 으로 

삼았으나[1, 2] 최근 인터넷 기업들은 인터넷 사용

자의 포화 때문에 총 사용시간(total time spent, 

이하 TTS)을 규모 차원 성과의 기 으로 삼고 있

다[4, 5, 9]. TTS는 방문자들이 특정 사이트에서 

보낸 시간을 의미하는데 페이지뷰나 순방문자 수와 

달리 웹사이트의 트래픽 폭과 깊이를 모두 고려하

는 척도이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페이지뷰와 

더불어 TTS를 성 인터넷 기업의 규모를 측정하

는 데에 사용하 다.

성 인터넷 기업의 성장은 기 규모 비 다음 

기의 규모의 비율로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규모의존  성장 모델

을 설정하 다[24, 35, 51].

  ⁄   ∙   (1)

는 설명 변수들의 집합이고 는 설명 변수들의 

계수이며 는 오차항이다. 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포



인터넷 포탈에 한 자원 의존성이 온라인 쇼핑몰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향 1   147

탈 웹트래픽 비 , 업력, 문주의 변수들과 이 변수

들 간의 상호 변수들(interaction variables)이다. 식 

(1)에선 설명 변수들이 한 달 후에 종속 변수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성장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실증 결과에 달려있는 것이기에 실증 모형의 

합도가 가장 높은 두 달의 시차를 설정하 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  하나인 상품 기  문

주의 더미 변수는 시간 불변(time invariant) 변수

이다. 시간 불변인 설명 변수의 계수를 고정효과 

(fixed effects) 모형을 통해 추정할 경우 추정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고정효과 모형은 임의효과(random effects) 모형

에 비해 자유도의 손실이 크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임의효과 모형을 사용하 다. 

한 1계 자기상 (first-order autocorrelation)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해 Wooldridge 검정을 수

행하 다[49]. 검정 결과 자기상 이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계 자기상 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 임의효과 모형을 추정하 다.

3.3 독립 변수  조  변수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는 페이지뷰 기 으로 성 

인터넷 기업의 체 웹트래픽  포탈로부터 유입된 

웹트래픽의 비 으로 측정되었다. 고 등의 간  

수익에 의존하는 여타 포탈들에 비해 넷마블, 한게

임과 같은 게임포탈은 자사의 콘텐츠를 통해 직  

수익을 거두고 있기에 일 성을 해 게임포탈은 제

외하 다[3, 4]. 본 연구에서는 일 성 있는 분류가 

가능한 33개의 포탈들에서 유입되는 웹트래픽을 이

용하여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를 측정하 다.

업력은 표본 성 인터넷 기업이 닐슨 코리안클

릭 자료에 최 로 등장한 시기를 1로 설정하고 월 

단 로 측정하 다. 선행 연구들은 기업이 종합주의

인지 문주의인지 단하기 해 주로 제품 품목이

나 제품의 핵심 요소 혹은 기업이 실제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 집단을 이용하 다. 를 

들어 Sorenson과 여러 학자들[40]은 기계 장비 산

업을 상으로 기업이 출시하는 제품들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해 집 도를 구했으며 집 도가 높을수록 

문주의 기업으로 간주하 다[40]. 한 Baum과 

Singh[14]는 고객 집단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기업

의 소로 간주하 다[14]. 따라서 다양한 인구통계

학  특성을 보이는 고객 집단에 의존하는 경우 해

당 기업은 종합주의 기업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선

행 연구들의 측정 방법을 따라 두 가지 문주의 변

수를 만들었다. 먼  온라인 쇼핑몰이 매하는 제

품 품목의 다양성에 따라 상품 기  문주의 기업 

여부를 측정하 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 분석 

상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제품 품목의 수와 종류

를 정확하게 악하기 힘들며 품목별로 몇 개의 상

품을 매하는지에 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

다. 오 마켓인 지마켓 같은 경우 수십 개가 넘는 제

품 품목과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상품

들을 매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이 사용했

던 방법으로 쇼핑몰을 종합주의 혹은 문주의로 분

류하기는 힘들다. 본 연구는 상품 기  문주의 더

미 변수를 생성하 다. 쇼핑몰 사이트가 매하는 

상품들이 여러 제품 품목으로 나 어질 수 있는 오

 마켓이나 종합 쇼핑몰이라면 더미 변수는 0이 된

다. 반 로 서 , 음반 등과 같이 단일 품목을 매

하는 쇼핑몰 사이트라면 더미 변수는 1을 가진다.

다음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인구통계학  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고객 기  

문주의 변수를 생성하 다. 닐슨 코리안클릭은 사

이트에 속하는 사용자들을 32개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분류한 자료를 제공한다. 결혼 여부, 

성별, 연령, 최종 학력 등과 같은 분류 체계를 통해 

사이트에 속한 사용자들과 련된 웹트래픽을 인구

통계학  특성별로 나 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  특성을 하나의 소로 간주하 다. 

기업 운 에 있어 의존하고 있는 인구통계학  

소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고객 기  문주의를 측

정하기 해 인구통계학  특성별로 나 어진 페이

지뷰를 이용하 다. 먼  특성별 페이지뷰를 합산

한 후 각 특성별 페이지뷰를 합산된 페이지뷰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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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
편차

1 2 3 4 5 6 7 8

1. 성장률(TTS 기 ) 0.023 0.458

2. 성장률(페이지뷰 기 ) 0.026 0.482 0.906
***

3. 온라인 쇼핑몰 규모
(TTS 기 )

9.288 1.472 -0.148
***

-0.139
***

4. 재방문률 0.364 0.142 -0.038
**

-0.037
***

0.793
***

5. 카테고리 경쟁 강도 0.013 0.029 -0.013 -0.011 0.266*** 0.219***

6. 업력 54.216 30.780 -0.030* -0.040** 0.233*** 0.097*** -0.064***

7. 상품 기  문주의 0.664 0.472 -0.014 -0.012 -0.332
***

-0.268
***

-0.566
***

-0.013

8. 고객 기  문주의 0.074 0.011 0.018 -0.018 -0.214
***

-0.130
***

-0.092
***

0.118
***

0.196
***

9.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 0.982 1.535 0.085
***

0.103
***

-0.295
***

-0.317
***

0.042
***

0.042
**

-0.113
***

0.076
***

주) p < 0.10,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1> 기  통계량  상 계수

어 특성별 비 을 구하 다. 다음 특성별 비 을 

합산하여 허핀달(Herfindahl) 지수를 계산하 다. 

허핀달 지수가 클수록 조직이 특정 역에 집 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6]. 따라서 인구통계

학  특성별 페이지뷰에 기반한 허핀달 지수가 클

수록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인구통계

학  특성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쇼핑몰이 고객 기 으로 문주의화되어 있음

을 나타낸다.

3.4 통제 변수

시 별 온라인 쇼핑 체 시장의 성장과 경제  

효과 등을 통제하기 해 회귀모형에 월별 더미변

수를 포함하 다. 한 고객 충성도가 온라인 쇼핑

몰의 성장률에 향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이

트의 재 방문자가 다음 시기에도 방문하는 비율

인 재방문률을 통제하 다. 오 마켓과 서  등 카

테고리 별 경쟁 강도가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에 미

치는 향을 통제해주기 하여 카테고리 내 개별 

온라인 쇼핑몰의 유율을 계산하여 그 집 과 분

산 정도를 알려주는 카테고리별 허핀달-허쉬만 지

수를 산출하여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4. 분석 결과

기본 인 통계량과 상 계수 값들은 <표 1>에서 

알 수 있다. 부분의 상 계수 값들은 값이 0.5 

이하 으나 몇 개의 값들은 상 으로 높았다. 회귀 

분석에서 다 공선성의 발생 가능성을 진단하기 

해 종속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산출해 본 결과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 변수와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고객 

기  문주의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5 이하

의 분산팽창계수 값을 보 다.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

×고객 기  문주의 변수를 제외할 경우 모든 변수

들의 분산팽창계수 값은 일반 으로 사용되는 기

인 10보다 작은 값이었다. 따라서 부분의 변수들은 

다 공선성으로 인한 추정 문제를 보일 가능성은 낮

다고 볼 수 있다[15]. 그러나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

고객 기  문주의 변수는 실제보다 표  오차가 커

질 가능성이 높기에[18] 가설 2의 실증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가설이 채택되지 않는 실증 분석 결과

가 나오더라도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증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델 1부터 4

까지는 TTS를 이용한 성장 모형을 추정한 결과들



인터넷 포탈에 한 자원 의존성이 온라인 쇼핑몰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향 1   149

변수
종속변수 : 성장률(TTS 기 ) 종속변수 : 성장률(페이지뷰 기 )

1 2 3 4 5 6 7 8

상수
5.778***

(0.151)
5.753***

(0.151)
5.784***

(0.151)
5.763***

(0.151)
10.347***

(0.246)
10.272***

(0.246)
10.296***

(0.246)
10.217***

(0.245)

시간 더미 포함됨 포함됨 포함됨 포함됨 포함됨 포함됨 포함됨 포함됨

온라인 쇼핑몰 규모
-0.608

***

(0.015)
-0.607

***

(0.015)
-0.606

***

(0.015)
-0.605

***

(0.015)
-0.591

***

(0.015)
-0.588

***

(0.015)
-0.584

***

(0.015)
-0.580

***

(0.015)

재방문률
0.064

(0.083)
0.071

(0.083)
0.064

(0.083)
0.071

(0.083)
0.014

(0.086)
0.025

(0.087)
0.009

(0.086)
0.020

(0.087)

카테고리 경쟁 강도
2.809

**

(0.991)
2.696

**

(0.989)
2.784

**

(0.989)
2.671

**

(0.987)
3.253

**

(1.021)
3.121

**

(1.016)
3.188

**

(1.016)
3.045

**

(1.010)

업력
0.003

***

(0.001)
0.003

***

(0.001)
0.003

***

(0.001)
0.004

***

(0.001)
0.002

**

(0.001)
0.003

**

(0.001)
0.002

**

(0.001)
0.003

***

(0.001)

상품 기  문주의
-0.420

***

(0.077)
-0.426

***

(0.076)
-0.455

***

(0.078)
-0.460

***

(0.077)
-0.278

***

(0.078)
-0.283

***

(0.077)
-0.320

***

(0.079)
-0.324

***

(0.078)

고객 기  문주의
-3.989

***

(0.692)
-4.099

***

(0.693)
-4.008

***

(0.709)
-4.149

***

(0.711)
-5.985

***

(0.734)
-6.131

***

(0.735)
-6.479

***

(0.753)
-6.680

***

(0.755)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
0.006

(0.007)
0.034

*

(0.013)
-0.022
(0.032)

-0.001
(0.033)

0.007
(0.008)

0.037
**

(0.014)
-0.111

**

(0.034)
-0.087

*

(0.035)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업력
-0.001

*

(0.000)
-0.001

*

(0.000)
-0.001

*

(0.000)
-0.001

**

(0.000)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
×상품 기  문주의 

0.039
**

(0.014)
0.038

**

(0.014)
0.046

**

(0.015)
0.045

**

(0.015)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
×고객 기  문주의

0.018
(0.422)

0.116
(0.424)

1.213
**

(0.446)
1.338

**

(0.449)

R2 (within) 0.168 0.169 0.168 0.169 0.179 0.181 0.180 0.182

주) p < 0.10, 
*
p < 0.05, 

**
p < 0.01, 

***
p < 0.001, N = 5249.

<표 2> 가설 검증 결과

이며 모델 5부터 8까지는 페이지뷰를 이용한 성장 

모형을 추정한 결과들이다. 두 성장 모형 간의 결

과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TTS 기

의 성장 모형에 기반한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 해석을 하 다. 모델 1은 통제변수들과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만 포함시켜 추정한 결과이다. 포

탈 웹트래픽 의존도와 성 인터넷 기업의 성장률 

간의 음의 계를 밝혔던 선행연구 결과[2]와 달리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

러나 이는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암시하는 것과 동

일한 의미를 가진다. 포탈 웹트래픽 의존은 성 

인터넷 기업의 성장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와 업력이 성 인터넷 기

업 성장률에 미치는 상호작용에 한 가설 1을 검

증하기 해 모델 2를 추정한 결과 5% 유의수 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추정 값을 얻었다(  = 

-0.001). 이 결과로 보건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

와 업력의 상호작용은 성 인터넷 기업의 성장률

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모델 3의 경우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와 문주의 

정도가 성 인터넷 기업 성장률에 미치는 상호작용

을 검증하기 한 것이다. 모델 3을 추정한 결과 포

탈 웹트래픽 의존도와 상품 기  문주의의 상호작

용 변수는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양

의 추정 값을 보 다(  = 0.039). 이 추정치는 온라

인 쇼핑몰이 제공하는 상품 기 으로 종합주의 성 

인터넷 기업에 비해 문주의 성 인터넷 기업이 

포탈로부터 받는 웹트래픽의 비 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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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기  문주의와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와의 상호

작용이 TTS 기반의 성장률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페

이지뷰를 이용한 성장 모형에 기반한 모델 7에선 포

탈 웹트래픽 의존도와 고객 기  문주의 변수 간

의 상호작용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 1.213). 실증 분석 결과는 가설 2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볼 수 있지만 성 인터넷 기업의 성장 

추구 방향과 소 집  략 간에는 보다 복잡한 연

성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Ⅴ. 결론  시사

본 연구는 포탈과의 자원 의존 계가 성 인터

넷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향이 기업 특성인 업력

과 문주의 기업 여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를 검토하 다. 151개 온라인 쇼핑몰의 2000년 3월

에서 2008년 7월까지의 월간 웹트래픽 자료를 이

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와 

성 인터넷 기업 성장 간의 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심사인 업력과 

문주의 기업 여부의 조  효과를 검증한 결과, 업

력과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의 상호작용은 성 인

터넷 기업 성장에 부정 인 향을 미쳤으나 상품 

혹은 고객 기  문주의 기업인 경우 포탈 웹트래

픽 의존도가 성 인터넷 기업 성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흥미로운 결과  하나는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와 성장률 간의 계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

이다. 본 연구와 동일하게 한국 인터넷 산업을 

상으로 한 문희진과 박경민[2]의 연구에서 포탈에 

한 웹트래픽 의존도가 기업 성장률을 낮추는 것

으로 나타난 사실을 비추어보았을 때 본 연구의 결

과는 주목할만하다. 실증 분석 결과의 차이에 한 

근본 인 이유는 인터넷 포탈의 역할을 규정하기 

해 사용된 이론의 차이와 이로 인한 실증 분석에서 

고려된 포탈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희진

과 박경민[2]은 비 칭  자원 의존 계에 의해 

생길 수 있는 권력의 차이를 설명하는 자원의존이

론[34]에 기 하여 포탈에 한 높은 자원 의존도

는 성 인터넷 기업들의 상 인 권력을 약화시

키고 취할 수 있는 략을 제약하기에 기업 성장률

을 낮춘다고 주장하 다. 이들은 권력 기반의 이론

을 사용하 기에 한국 인터넷 산업에서 막강한 시

장 지배력을 보이는 네이버와 다음에 국한하여 실

증 분석을 진행하 다. 반면에 본 연구는 자원의 

양과 의존 계를 둘러싼 성 인터넷 기업의 특성

에 을 맞추었기 때문에 포탈로 분류가 가능한 

모든 포탈들을 고려하고자 노력하 다. 따라서 선

행 연구와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 차이는 기반 

이론과 실증 분석에서 규정된 포탈의 차이에서 기

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포탈에 한 자원 의존은 성 인터넷 기업 성장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

나 성 인터넷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자원 의존 

략에 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시장 

지배  치에 있는 네이버와 다음에 국한된 자원 

의존도는 성 인터넷 기업의 성장률에 부정 인 

향을 미쳤고 두 포탈뿐만 아니라 다른 포탈들을 

포함시킨 자원 의존도는 성장률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는 포탈들에 한 자원 의존 

정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성 인터넷 기업

에게 정 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를 

들어 웹트래픽을 특정 포탈로부터 집 으로 받는 

것보단 여러 포탈들로부터 일정한 비율로 받는 것

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은 균형

인 자원 의존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기업의 여러 

성과에 미치는 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성 인터넷 기업의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와 해당 

기업의 성장률 간의 양의 계가 해당 기업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약해지는 결과는 흥미로운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포탈로부터 얻은 자원이 업력이 오래될수

록 단기 성장 략에 효율 으로 이용되기 힘들다면 

포탈 웹트래픽 의존과 업력 간의 상호작용은 장기 생

존에 필요한 성 인터넷 기업의 략  변화를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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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할 수도 있다. 조직생태학에선 업력, 조직 변

화, 그리고 조직 사멸 간의 계를 오랫동안 고려해왔

으나[25] 자원 의존 계를 요 요소로 보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력, 조직 변화, 사멸 간의 계를 

조 할 수 있는 자원 의존 계에 해 보다 심도 있

는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어느 방향으로 문주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성 인터넷 기업의 성장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상품 기  

문주의 여부는 포탈 웹트래픽 의존도가 TTS에 기

반한 성장과 페이지뷰에 기반한 성장에 미치는 향

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좁은 범 의 

고객에게 집 하는 성 인터넷 기업일수록 포탈 웹

트래픽 의존도는 페이지뷰 기 의 성장에 정 이

지만 TTS 기 의 성장률에 미치는 향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페이지뷰에 기반하는 성장은 웹

트래픽을 늘리는 양  성장이고 TTS에 기반하는 성

장은 고객들이 사이트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는 질

 성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 인터넷 기업들

이 재 집 하고 있는 고객 기반 소 내에서 추구하

고 있는 양  성장을 해 포탈에 웹트래픽을 의존하

는 것은 이들이 원하는 성장 방향과 일치하지만 질  

성장의 추구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

할 수도 있다. 이는 소와 련된 기업 략과 기업 

성장 략 방향에 한 보다 자세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업 성장 연구들은 기업의 성장의 다양한 

방향을 고려하 으나 기업의 양  성장과 질  성장

을 가름할 수 있는 선행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에 한 보다 면 한 연구가 필요하다.

문주의 기업인 경우 포탈에 한 자원 의존도가 

성 인터넷 기업의 성장률을 높인다는 실증 분석 결

과는 실무  시사 들을 제시한다. 종합주의 기업의 

특성 상 다양한 사용자 층을 만족하고자 소 범 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기업 략과 목표를 수립하는 경

향이 강하다[40]. 그러나 포탈에 한 자원 의존도가 

이러한 략 실행과 목표 달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면 포탈로부터 많은 양의 웹트래픽을 받고자 하는 것

은 소 범  확장이라는 기업 성장 목표와는 치된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마켓과 옥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규모가 큰 성 인터넷 기업이라 할지라

도 포탈로부터의 의존도를 격하게 이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 두 회사는 네이버에게 자사의 데이터

를 제공하지 않으려 하 으나 네이버와의 제휴 청산 

후 경쟁 기업들의 약진 때문에 다시 네이버와 검색 

제휴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8]. 따라서 종합주의 인터

넷 기업이 자사의 지속 인 성장을 해 포탈로부터

의 자원 의존도를 이는 것은 올바른 략  방향일

지 모르나 경쟁 기업의 동향과 같은 여러 요소와 

하게 결합될 수 있어야 최 의 략이 될 수 있다. 

후속 연구들은 이에 해 보다 면 한 분석을 시도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는 여러 한계 이 있다. 첫째, 온라인 

쇼핑몰 외에 다른 시장에 있는 인터넷 기업들에게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동일하게 용할 수 

있는지 알기 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한 인

터넷 산업의 체 역사를 아우르는 분석을 하지 않

았기 때문에 단 편향의 험이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 표본은 모든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상  100 권에 최소 1개월 이상 포함된 쇼핑몰들

을 상으로 한 것이므로 트래픽이 작은 쇼핑몰들

이 제외되어 규모가 큰 쇼핑몰의 특성이 더 많이 

반 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인터넷 산업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나타난 것

일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객 기  문주의에 비

해 상품 기  문주의는 단순히 측정되었다. 따라

서 해당 변수가 상품 기  문주의 정도를 정확히 

반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은 보다 한 측정 방법을 통해 성 

인터넷 기업들의 상품 기  문주의 정도를 측정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포탈에 한 자

원 의존 계를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시발

을 제공했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후속 연구

들은 앞서 제시한 추가 연구 주제들과 본 연구의 

한계 에 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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