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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제약 산업을 상으로 실패경험이 기업의 신활동에 미치

는 향을 연구개발, 지식탐색 측면에서 탐구하 다. 기존 연구들은 실패의 원인을 규명

하거나, 감소요건에 한 고찰 주로 연구하 으나, 실패가 기업의 신활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국내 제약 산업을 상으로 10년간의 연구기간

을 설정하여 실패가 신활동에 미치는 향과 이러한 신활동이 진  신에 미치

는 향을 종단 분석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실패경험

은 탐험  신활동을 진시키며, 이는 재무  여유자본의 크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실패경험은 지식탐색 측면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의 탐험  신활동과 지식탐색범 의 상호작용은 진  신성과

와 정(+)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패를 부정  견해로 바라보던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학습과 신에 정 인 향을 검증하여 경험  증거를 제시

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의 발 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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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Failure Experiences on Exploratory 

Innovation Activities: A Longitudinal Study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Jaegun Lee⋅Moon-Goo Huh

Abstract：This study explored the influence of failure experience of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ies on the innovative activities of corpora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R&D and knowledge search. Previous studies have defined the cause 

of the failure or studied the reasons for the decline. However, studies analyzing the 

influence of failure on the innovative activities of corporations are rare. This study 

set a research period of 10 years for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to conduct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the influence of failure on innovation 

activities and the influence of innovation activities on radical innovation. A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Firstly, failure of corporations induce exploratory 

innovation activities, and the extent differs greatly from the size of financial slack 

resource. Secondly, experiences of corporations’ failure were not significant from the 

perspective of knowledge search. Thirdl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orporation’s 

exploratory innovation activities and knowledge search had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radical innovation performanc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uggested 

empirical evidence by verifying the positive influence of failure to learning and 

innovation unlike previous researches viewing failure negatively,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future studie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Key Words：Experience of failure, innovation activities, radical innovation, 
exploratory innov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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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동태  환경에서 기업이 환경에 응하고 생존하기 해서는 재 보유한 지식 자원과 

역량을 잘 리하여야 할 뿐 아니라, 보유한 역량의 경쟁력 상실에 비한 새로운 역량을 

양성하여야 하며(Mudambi & Swift, 2011, Teece, 2007), 이를 해서는 지속 인 신이 

필요하다(Gassmann & Zeschky, 2008; Hernadez-Espallardo et al., 2012; Schmidt et al., 

2009). 그러나, 신활동은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이는 신의 특성이 

기존의 역량과는 다른 새로운 역에서 이루어 질 때 더욱 높아지게 된다(Astebro & 

Michela, 2005; Henard & Szymanski, 2001; Mata & Woerter, 2013).

기술 신에 한 기존 연구들은 기업이 진  신을 달성하기 해서는 시행착오  

학습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춰야함을 강조하고 있다(Ahuja & 

Lampert, 2001; Cannon & Edmondson, 2005; Lee, Edmondson, Thomke, & Worline, 

2004; Nohria & Gulati, 1996; Thomke & Kuemmerle, 2002). 즉, 신은 실패를 수반하며, 

실패는 시행착오  학습을 통해 신에 의미 있는 피드백을 제공함을 의미한다(Khanna, 

Guler & Nerkar, 2016). 이 듯 실패는 신 로세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과정상

에서 요한 역할을 가진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실패의 학습기능보다는 부정  의미

에 을 두고 어떻게 실패가능성을 낮추는지에 이 맞춰져 있다(Baumard &  

Starbuck,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 을 가진다. 첫째, 신 추구과정에서 실패경험이 가

지는 역할을 규명한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제약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상으로 실

패경험이 기업의 R&D활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실패는 조직의 신활동을 변화시

키고, 새로운 안에 한 탐색을 진시킨다는 특징을 가진다(Audia, Locke & Smith, 

2000; Levinthal & Rerup, 2006; Sitkin, 1992). 따라서, 본 연구는 실패경험이 기업의 신

활동을 새로운 안을 탐색에 유리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한다. 

이때 신활동의 변화는 탐험  신활동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에 따르는 신성과

는 진  신성과를 의미한다.

둘째, 기업의 상황  요건에 따라 실패와 신의 계가 어떻게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

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주요 상황  요건으로 기업의 재무  여유자원(financial slack)과 

지식 탐색범 (knowledge search breadth)를 선택하 다. 재무  여유자원은 기업의 

험감수성향을 결정하는 표 인 요인이다. 따라서 재무  여유자원은 기업이 탐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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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활동에 따르는 불확실성과 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

용될 수 있다(Audia & Greve, 2006; Lungeanu, Stern & Zajac, 2016; Voss et al., 2008). 

한, 지식탐색범 는 기업의 탐험  신활동에 의미있는 지식 범 를 확장시키므로 

신 성과 달성에 가능성을 높이는 요한 요소이다(Fleming, 2001; Katila, 2002; Katila & 

Ahiuja, 2002; Laursen & Salter,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재무  여유자원과 지식탐색범

라는 두 가지 상황  요인이 실패경험과 신활동 그리고 신성과의 계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 되는 이론  실무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실패의 

역할을 기업의 학습 에서 고찰한다 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 을 가진다. 기존 연구

에서 실패는 부정 인 인식이 강하지만, 본 연구는 기업의 신에 실패가 가지는 정  

향을 고찰하 다. 그러나, 실패는 기업으로 하여  시행착오  학습의 동인이 되며, 이

는 신의 달성에 의미있는 학습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의 측면에서 

실패의 역할을 규명하여 이론  발 에 기여한다(Ahuja, 2000; Griliches, 1994; 

Henderson & Cockburn, 1994; Rothaermel & Thursby, 2007). 둘째, 본 연구는 총 10년간

의 연구기산을 설정하여, 실패경험이 기업의 신활동에 미치는 향을 종단 분석하 다. 

이는 횡단  연구에 비해 종단  연구가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가

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신성과를 진  신성과로 규정하 다. 

동태 인 환경에서 기업이 응하고, 생존을 하기 해서는 진  신의 달성이 필요하

다.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기업은 환경에 응하지 못하고 도태

되게 된다. 이러한 기업 실에 따라 진  신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요한 요건

이 되었다(Ahuja, 2000; Fleming, 2001; Griliches, 1994; Henderson & Cockburn, 1994; 

Katila, 2002; Katila & Ahiuja, 2002; Laursen & Salter, 2006; Rothaermel & Thursby, 

2007). 본 연구는 실패경험이 진  신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여, 동태  환경에서 실

패의 역할을 규명하 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  분석 상 산업인 제약 산업의 개요와 선정 근

거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실패경험이 기업의 신활동과 지식탐색에 미치는 향을 이론

 논의에 따라 가설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통계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결과에 따

라 이론  실무  시사 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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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과 가설

1. Context: 제약 산업의 특성

제약 산업은 질병의 방과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인 의약품을 생산하고 이를 시장에 

공 하는 보건 정책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기술집약 특성을 가지는 고부가가치 산업

이다. 1987년 물질 특허제도의 도입 후 국내 제약 산업은 기존의 복제의약품(Generics) 

심의 생산 패턴에서 벗어나 신약 개발을 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석 , 

2004). 그러나, 신약개발은 천문학 인 비용을 필요로 하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소요

되는 시간이 매우 길고, 그 성공의 가능성 한 매우 불확실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DiMasi, Hansen & Grabowski, 2003; PhRMA, 2014).

제약 산업의 일반 인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표 인 과학 기반 

산업(science-based industry)이다. 제약 산업은 기 과학에 한 연구를 심으로 그 연

구결과가 바로 산업의 성과로 연계되는 특성을 가진다. 둘째, 연구 집약  특성을 가지

는 산업(research-based industry)이다. 새로운 신약개발을 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활동이 필수 이며, 체 제조업 기  매출액 비 연구개발비비 이 가장 큰 산업이다. 

셋째, 고 험,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신약 개발은 천문학 인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그 

성공률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다. 그러나, 신약의 개발이 성공하면 천문학 인 수입을 

달성할 수 있다.

제약 산업에서 신약 개발의 과정은 약물탐색부터, 임상, 임상, 승인 등 다양한 차

를 거치며, 상 으로 임상 뒤의 단계들은 표 화되어 있는 과정을 따른다. 따라서 

다수의 신은 약물탐색 과정에서 발생한다(김석 , 2004). 약물탐색의 과정은 신약후

보 물질의 발견 형태에 따라, 생명공학, 합성, 천연물 신약의 분류로 구분될 수 있다. 그

러나 이 구분과는 무 하게 신약후보물질 발견단계에서 무수한 실험이 이루어진다. 식품

의약안 처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약 후보물질 탐색과정에서 5,000~10,000

개의 화합물이 연구개발 후보군으로 선정되나 실제 임상 단계에 이르는 연구는 250개 

정도이며, 임상과정에 이르는 수는 5개, 최종 승인은 1개로 발표하 다. 즉, 다수의 후

보물질들은 탐색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임상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 

 즉, 제약 산업은 활발한 신활동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실패가 반복되는 산업으로 본 

연구의 목 달성에 용이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특성에 따라 본 연구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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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를 제약 산업에서 신약후보물질의 탐색  배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로 한정하고, 

진  신은 기존 지식에 신약물질에 한 특허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2. 실패 경험이 신활동과 지식 탐색에 미치는 향

2.1 실패 경험과 신활동

신 활동에 있어 기업의 과거 경험은 흡수역량을 높이며, 신의 궤 에 향을 미친

다는 에서 요한 요소이다(Cohen & Levinthal, 1990). 실제로 다수의 기업들이 과

거 경험을 토 로 학습하고 있으며, 조직 학습연구에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Greve, 2003; Levinthal & March, 1993). 그러나 다수의 연구들은 신활

동에 있어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이 가지는 역할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험을  

성공인지, 실패인지 구분하지 않고 연구해왔다. 구체 으로 성공 경험은 기존 신활동

에 한 의사결정 과정을 동일하게 유지시키려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 실패는 조직 활동

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특성을 보인다(Audia, Locke & Smith, 

2000). 따라서 과거의 경험은 성공과 실패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경우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학습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기술  기법에 한 이해를 발 시키게 된다(Baumard & Starbuck, 

2005; Eggers, 2012). 이러한 시행착오  학습은 기업이 신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

어 동일한 실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하며, 그 결과로 비용이나 시간의  

 단축을 통해 신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 실패 경험은 반복된 실패를 방지하기 

한 신 한 학습과정을 통해 해당 기술에 한 근본 인 기술의 인과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으로 하여  신 아이디어의 생성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Fleming 

& Sorenson, 2004; Levinthal & Rerup, 2006; Sitkin, 1992). 한, 기업은 실패에 응하

는 과정에서 다양한 안을 탐색하게 되고,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 역에 한 탐색과 

실험의 증가로 이어져 최종 산출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Terwiesch & 

Ulrich, 2009; Terwiesch & Xu, 2008; Thomke, 2003).

한편, 제약 산업의 신약개발은 하나의 신약물질을 개발하기 해 수많은 물질 탐색과 

합성 등의 과정을 포함하며, 이 과정에서 무수한 실패가 발생한다(PhRMA, 2014). 이때 

실패는 신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동인이 되며(Audia, Locke & Smith, 2000),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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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술의 근본 인 원리와 실패 원인에 한 이해를 진시키기 한 학습을 유발하게 

된다(Baumard & Starbuck, 2005; Eggers, 2012; Fleming & Sorenson, 2004). 이러한  

학습과정은 신 로세스의 개선, 신뢰성 증가, 향후 실패가능성의 감소와 련비용의 

감소측면에서 기여한다(Baum & Dahlin, 2007; Haunschild & Sullivan, 2002; Kim & 

Miner, 2007; Madsen & Desai, 2010).

그러나 기업은 그간의 성으로 인해 실패행동에 지속 인 자원을 투자하여 실패에 

제 로 응하지 못하거나(Ross & Staw, 1993; Tripsas & Gavetti, 2000), 단순히 진

 신으로 응하곤 한다. 그러나 실패원인에 한 근본 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  신은 직면한 실패상황을 모면하기 한 근시안 인 응일 수 있

으며, 근본 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탐험

 신활동을 통해 실패에 응할 경우 새로운 신활동은 기존의 기술과 다른 역에

서 이루어지게 되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탐험  신은 근본 인   

기술변화를 통해 기존 신의 반복 인 실패를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Eggers, 

2012; Greve, 2007; Tushman & Anderson, 1986; Van de Ven & Polley,1992).

탐험  신활동으로의 변화 과정은 기존과는  다른 기업의 활동을 포함하여 기

업의 R&D지출에도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는 R&D지출이 증가하며, 시장에서 제품이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면 다시 R&D지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DiMasiet al., 2003). 특히, 제약 산업에서의 R&D 과정은 신제품 

개발 기단계의 R&D비용이 후기의 지출보다 큰 경향을 보인다. 이는 탐험과 활용의 

에서 탐험이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조직양면성 이론의 주장과도 일맥상통

한다(DiMasi et al., 2003; Dyer, 1996). 탐험  신활동은 다양한 지식과 기술의 융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 되는 결과물 한 불확실하고 장기 이며, 오히려 부정 인 결

과를 산출할 가능성 한 존재한다(March,1991). 따라서, 기업은 일반 으로 다른 안

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신의 궤 을 변경하게 된다(Ahuja & Katila, 200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기업은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반복 인 실패를 경험하면    

기존의 신활동이 효과 이지 않다는 을 인식하게 되며, 이러한 인식은 새로운 신 

궤 의 탐색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실패가 기업의 신활동을 탐험  신활동으로 변화시키는데 향을 미칠 것으로 악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실패경험은 기업의 신활동을 탐험  신활동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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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패 경험과 지식탐색 범

동태  환경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가치 있는 지식을 확보하고 이를 

극 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하다(Grant,1996). 그러나, 기업이 내부에서 창출된 지식

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식의 편향을 래할 뿐 아니라, 환경변화에 한 유연한 처를 

어렵게 만든다(Levitt & March, 1988). 이에 한 해결책으로 개방형 신에 한 논의에

서는 기업 외부의 정보화 지식을 도입하기 한 기업의 극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

고 있다(Chesbrough & Appleyard, 2007).

지식탐색 범 가 확 되면 기업은 신활동에 필요한 문 이고, 다양한 지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Cohen & Levinthal, 1990). 한, 외부지식은 내부지식보다 

다양한 방면에 분포 되어있기 때문에 기업의 신 활동과정을 효과 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아이디어  자원 유입을 통해 신과 련된 아이디어 

 기술과 실험의 범 를 증가시켜 신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Fleming & Sorenson, 

2001; Katila, 2002; Katila & Ahuja, 2002; Laursen & Salter, 2006). 즉, 기업이 기존 기

술요소의 집합을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수는 제한되어 있어 외부지식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  유의미한 결과도출을 

한 기술 조합범 를 확장시킬 수 있게 한다(Katila & Ahuja, 2002).

한편, 탐험  신활동은 기존 핵심지식과는 다른 역에서의 지식탐색을 포함하며, 

이는 기존역량을 활용하여 진 인 신을 추구할 때와 지식탐색 범 와 역에서 차

이를 보인다(Baum et al., 2000; Rosenkopf & Nerkar, 2001). 구체 으로, 진  신에 

필요한 지식은 기업의 핵심지식 역에서의 지식탐색을 통해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개선을 추구하므로, 지식 탐색범 가 상 으로 좁다. 그러나, 진  신은 기존

의 핵심 지식 역에서의 지식탐색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역의 탐색을 

필요로 한다.

종합하면 탐험  신활동은 기존 기술  지식과 행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다른 실패를 유발 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March, 1991). 즉, 기업의 실패경험은 기업의 

신활동의 변화를 유도하지만 이는  다른 실패가능성을 증 시키므로 기업은 신활

동의 변화와 더불어 지식탐색의 범  확장 의 동인이 함께 발생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

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실패경험은 기업의 지식 탐색범 를 확장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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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무  여유자원의 조 효과 

재무  여유자원(financial slack)은 기업이 사용하고자 계획한 자본을 과하여, 기업

이 보유한 재무자원을 의미한다(Nohria & Gulati, 1996). 재무  여유자원은 기업의 험 

감수성향을 단하는 기 으로 사용될 수 있다(Lungeanu, Stern & Zajac, 2016). 일반

으로 재무  여유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기업의 리자는 험감수에 있어 이를 보완할 

충분한 자원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며, 잠재손실

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한 측 가능하고 검증된 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Voss 

et al., 2008). 반 로 재무  여유자원이 풍부한 기업은 험요건을 완충할 수 있는 여건

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리자는 험에 한 회피성향이 상 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

다(Audia & Greve, 2006; Voss et al., 2008).

한편, 김국태 & 허문구(2014)는 재무  여유자원이 기업의 신활동에 진 역할을 

가지는 이유를 조직의 자원 배분측면에서 설명하 는데, 이는 재무  여유자원이 다른 

종류의 여유자원과는 달리 비흡수 이며 일반 인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상 으로 자

유롭게 신활동에 분배 할 수 있다는 에서 신활동의 진제로서 그 역할을 가질 것

으로 주장하 다. 즉, 재무  여유자원은 리자의 단에 따라 신활동에 직 으로 

투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Voss et al., 2008).

실패경험은 기업의 신활동을 변화시키며, 이는 탐험  신활동으로의 변화임을 앞

서 논의하 다. 탐험  신활동은 그 기간과 결과에 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여(March, 

1991), 기업의 잠재 손실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탐험

 신활동으로의 환은 기업의 험감수성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탐험  신활동은 기업이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역에 한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 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Clark & Fujimoto, 1991; Dyer, 1996; 

DiMasi et al., 2003; Mudambi & Swift, 2014).

종합하면, 기업의 탐험  신활동에 재무  여유자원이 가지는 진효과는 크게 자

원의 배분측면과 험감수측면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자원의 배분측면에서 리자

는 탐험  신활동에 비교  여유로운 자원배분이 가능하며, 험감수측면에서 잠재손

실 가능성에 한 타격을 감수 할 수 있는 여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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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1.재무  여유자원은 실패경험과 탐험  신활동의 계를 정(+)의 방향으

로 조 할 것이다.

가설 3-2. 재무  여유자원은 실패경험과 지식 탐색범 의 계를 정(+)의 방향으

로 조 할 것이다.

2.4 탐험  신활동과 지식탐색 범  

본 연구에서 탐험  신활동으로의 변화는 R&D지출 변동을 통해 측할 수 있을 것

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조직양면성이론에서의 단속평형

모델(punctuated equilibrium model)을 통해 설명 할 수 있다. 조직양면성이론을 신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탐험  신활동과 활용  신활동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동태

 환경에서 기업은 진 인 발 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춰 조직 반의 변

화를 필요로 한다(Miller & Friesen, 1984; Romanelli & Tushman, 1994). 따라서, 단속평

형모형은 R&D기능 측면에서 안정기에는 활용  신활동을 유지하다가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탐험  신활동을 통해 탐험과 활용의 균형을 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Romanelli & Tushman(1994)은 실증분석을 통해 성공 인 기업들이 2년 정도의 짧은 기

간 내에 신활동을 변화시키고, 환경에 응하여 우수한 성장성을 보이는 것을 측하

다. 한, DiMasi et al.(2003)은 연구개발 기에 R&D지출이 크게 상승하고, 안정기에 

다시 정상궤도로 지출이 하락하는 것을 측하 는데, 이는 R&D지출의 변동이 기업의 

탐험  혹은 활용  신활동으로 변화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Mudambi & Swift,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D지출 증가를 탐험  신활동으

로의 변화 척도로 사용한다.

탐험  신활동은 진  신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Dosi,1982; Sheremata, 2004). 그러나 탐험  신활동은 기존의 지식과는 

히 다른 새로운 분야에 한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기존 기술  지식

과 행에 한 수정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탐험의 특성상 측이 어렵고 실패의 가능

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진  신성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March, 1991). 그러므로 

탐험  신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에 걸쳐 지식탐색 범 를 확장하게 되면, 이는 신기술 

개발 로세스에서 요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Levitt & March, 1988), 다양한 안의 

형성을 통해 최종 산출물의 질에 정  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Terwi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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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irch, 2009; Terwiesh & Xu, 2008; Thomke, 2003). 즉, 지식 탐색범 의 확장은 

신에 필요한 기술  실험의 범 를 확 시키고 새로운 안 개발 가능성을 증 시키게 

된다(Fleming, 2001; Katila, 2002; Katilia & Ahuja, 2002; Laursen & Salter, 2006). 한, 

동태 환경에서 개별 기업의 독자 인 신활동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히 응

하기 한 속도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며, 이는 동태  환경에서 기업의 신성은 내부역

량과 마찬가지로 외부지식 원천에 한 근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Fischer & Varga, 2002; Hoang & Rothaermel, 2005; Kogut, 1988; 

Miotti & Sachwald, 2003).

이상에서, 일반 으로 탐험  신활동은 진  신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그러나 탐험  신 활동은 기존의 지식기반과는 다른 새로운 역에서의 탐험을 필요

로 하므로, 실패가능성 한 상 으로 높다. 그러므로 탐험  신을 추구하는 과정에

서 기업이 다양한 경로에 걸쳐 지식탐색 범 를 확장하게 되면, 신 과정에서 당야한 

안의 창출고 검토를 진하고 환경 변화에 효과  응을 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험  신활동과 지식탐색범 의 상호작용이 탐험  신활동과 진

 신성과의 정  계를 강화할 것으로 제안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4. 지식탐색 범 는 탐험  신활동과 진  신성과의 정(+)의 계를 강화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표본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 개발활동이 기업 활동에서 핵심 인 산업인 지식기반산업

(knowledge-based industry)  실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를 측하기 용이한 제약 

산업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제약 산업은 높은 연구 집약도를 가지는 표 인 

산업  하나이며(Henderson & Cockburn, 1994), 신약물질개발, 신약개발 등으로 진

 신의 성과를 측하기 용이할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무수한 실패를 반복하며, 이

러한 실패가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개발 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기에 목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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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범  내에서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져, 본 연구에 합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Grabowski, 2002; Henderson & Cockburn, 1994; Khanna et al., 2016; Lehman, 2003).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TS-2000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 로, 2007년부터 2016년

까지 KOSDAQ과 KOSPI에 상장된 제약업체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 으며, 이  식품

의약안 처에서 특허자료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이때, 신활

동과 신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종속변수인 진  신성과는 2008~2016(9년)

으로, 독립 변수는 2007~2015(9년)으로 설정하여, 1년의 시차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 다. 

결측값이 있을 경우 제거하여 균형패 을 구축하 고, 총 85개(표본 765개) 기업을 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2.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

2.1 진  신성과

본 연구의 진  신성과는 기존에 기업이 하지 않던 분야에 한 신이 이루

어진 경우를 의미하고 있다. 제약 산업을 상으로 연구한 기존 연구는 해당 기업이 이

미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에 기반하지 않은 새로운 제품이나 물질에 해 시 신

고(510k)가 이루어진 경우 진  신으로 조작화 하고 있다(Maslach, 2016).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진  신성과를 해당 특허 출원 시 피인용한 특허가 기존에 보유한 특허를 

기반 하지 않는 경우 진  신성과로 조작화 하 으며, 이에 해당하는 특허수로 진

 신성과를 측정하 다. 한, 본 연구에서의 진  신성과는 최종 제품이 아닌 

신약물질에 한 것으로 정의하 는데, 이는 제약 산업은 물질  제형의 특허가 이루어 

진 후 제품이 출시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2.2 실패경험

본 연구에서의 실패는 신약 물질 탐색  배합 과정상에서의 기술  실패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약 산업의 실패를 신약 물질에 한 등록료 미납이나, 법  

소송 등을 통해 특허만료 이 에 특허권이 말소된 경우를 실패로 측정하 다. 이는 제약 

산업의 특성상 최종 산출이 나오기까지 상 물질에 한 다양한 특허가 발생하는데, 이

때, 등록료 미납은 기업이 특허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략  단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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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실패로 측정될 수 있으며, 소송은 다른 특허권에 한 침해나 의학  안 성에 

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실패로 측정될 수 있다(Khanna et al., 2016). 구체

으로 실패 경험은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등록

료미납이나 소송을 통해 특허권이 말소된 경우1, 그 지 않은 경우 0으로 측정하 다.

 

2.3 탐험  신활동 변화 

본 연구에서는 탐험  신활동으로의 변화를 R&D지출증 로 측정하 다. 구체 으

로 R&D지출증 는 탐험  신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지출증 가 아니라, 극

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속평형모형으로 설명가능한데 기업의 

R&D비용은 안정기에 진  비용 증  혹은 유지 형태를 보이며, 진  변화가 필요

한 시기에 짧은 기간 큰 비용 상승을 보이는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Romanelli & 

Tushman, 1994). 즉, R&D비용이 크게 증가한 경우, R&D활동은 탐험  신활동의 변

화로 설명될 수 있으며, 진 인 증가나, 유지될 경우 활용  신활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기반하면, 기업 신활동의 변화를 명확히 측정하기 해서는 유의

한 지출상승이 이루어졌는지에 한 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험  신활

동으로의 변화를 R&D지출의 극 인 증 로 정의하고, 평균 인 R&D 지출 변화 추세와 

개별 기업의 R&D변화 지출 추세의 잔차로 조작화 하 다.

이 과정은 GARCH변동성 모형을 통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의 R&D변화 추

세를 분석하여 이루어졌다(Mudambi & Swift, 2014; Swift, 2016). 이 근법을 용하기

해 TS-2000에서 제공하는 R&D지출과 련된 2007~2015년도의 자료를 수집하 다. 

구체 으로 이 근법은 R&D지출 변화추세와 비교하 을 때, 특이 을 보이는 지출변

화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지출변화에서 극 인 변화

를 측할 수 있으며, 내생성 가정에 있어서도 충족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Mudambi 

& Swift, 2014; Mudambi & Swift, 2011).

산술 으로 R&D지출증 를 포착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Mudambi & Swift(2014)

와Swift(2016)가 사용한 차를 수정하여 측정하 으며, 그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GARCH 변동성 모형을 통해 각 기업 수 의 R&D변화추세를 분석하 다. 이때, 잔차는 

추세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상되는 변화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잔차의 크기가 

작은 기업은 변동성의 폭이 안정 인 기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각 기업의 R&D변화 

추세를 다른 기업들의 변화추세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비교과정에서는 각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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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한 확률  분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나타낸 수식은 다음과 같다.

이때, si는 각 잔차 분산에 한 제곱근을 의미하며, hit는 잔차에 한 버리지를 의

미한다. 셋째, 각 잔차에 한 값을 계산하고, 이 값의 최 값을 구한다. 이때,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잔차가 양(+)의 수를 가지면 R&D지출은 증 한 것으로 악할 수 

있다(Swift,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의 수를 가지는 잔차의 크기를 R&D지출 증

의 척도로 사용하 다.

 

2.4 지식 탐색범

본 연구에서의 지식 탐색범 는 기업이 신 활동에 얼마나 많은 외부 행 자들과 함

께 개발과정을 수행하 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식 탐색범 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외부지식원천을 활용하 는지를 의미하며, 이는 활용한 외부지식원천의 

수로 정의하 다(Laursen & Salter,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를 기반으로 각 특허에 한 공동특허권자의 수로 지식 탐색범 를 측정하 다.

 

2.5 재무  여유자본(financial slack)

기업의 재무  여유자본은 기업이 재 필요하다고 단되는 역에 즉각 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재무  자원을 의미한다(Voss et al., 2008; 김국태 & 허문구,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S-2000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재무  여유자본의 기말시

(2007~20015년)에 기업이 보유 인 지불 비 을 재무  여유자본으로 악하 으며, 조

직규모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해 지불 비 을 총지출로 나 어 재무  여유자본을 

측정하 다(김국태 & 허문구, 2014).

 

2.6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주요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면 히 악하기 해 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기존연구에 근거하여 통제하 다. 통제변수는 기업규모, 

업령, R&D강도(R&D intensity), 산업을 포함하며, 각 분석에서 기(t-1)의 결과변수는 

해당기에 향을  수 있으므로 통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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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는 System GMM 기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 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종속변수의 과거값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동 패 모형(dynamic 

panel model)의 형태를 가지며, 이때, 일반 인 패 회귀분석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같이 

고정효과 2단계추정은 내생설명변수인 과거값이 오차항과 상 계를 가지기 때문에 일

치추정량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GMM방식을 통한 추정이 하며, 이때 종속변수가 

확률보행과정(random walk process)를 따를 때, 종속변수의 수 변수가 도구변수로 사

용되는 것이 치 않을 수 있다는 Arellano & Bover(1995)와 Blundell & Bond(1998)

의 주장에 따라 종속변수의 차분변수에 한 과거값을 도구변수로 설정하여 추가 인 

률조건을 주는System GMM방식을 사용하 다.

 System GMM은 차분 GMM에서 요구하는 률조건(uncorrelated)과 수 방정식의 

률조건(mean-stationary)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방법으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차분 GMM 기법보다 더 효율 인 추정이 가능하다. 구체 으로 System GMM 

기법은 모형을 차분하여 고정효과를 제거한 후 종속변수에 한 각 수 변수를 도구변

수로 활용하는 차분 GMM방식의 률조건과 이 차분된 변수들이 체 오차와 무 하여 

수  방정식의 률조건을 만족시켜야 효율 인 추정량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Sargan 검정과 Hansen 검정을 통해 률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 으며, 자기 비상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해 Arellano & Bond(1991) 검정을 활용하 다.

Ⅳ. 연구 결과

 <표 1>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상 계를 표기하고 있다.  

변수들  지식탐색범 와 탐험  신활동은 진  신성과에 정(+)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패경험은 탐험  신활동에 정(+)의 상 계를 가지나, 

지식탐색범 에는 부(-)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하고자하는 다수

의 변수가 가설에서 제시한바와 같은 상 계를 가지지만, 실패경험과 지식탐색범 는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차이를 보 다. 그 외 다른 변수들 간의 상 계 계수는 최  



84  기술혁신연구 26권 3호

0.4644수 으로 다 공선성문제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면 한 다 공선

성 평가를 해 변화증폭요인(Variance Infarction Factor: VIF)을 검증하 다. 다 공선

성 문제가 발생하 다고 여겨지는 일반 인 기 은 10이하이며, 모든 변수가 2.01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 문제는 크지 않다고 단하 다.

 <표 2>에서는 가설 1과 가설 3-1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Mean SD

진

신

성과

실패

경험

탐험

신

활동

외부

탐색

범

여유 

자본

기업

규모
업령

R&D

강도

수출

비

진
신

성과
.1493 .450 1         

실패
경험

.415 .493 .256*** 1        

탐험
신

활동
2.208 5.233 .126** .189*** 1       

외부
탐색
범

.456 .951 .264*** -.183*** .128*** 1      

여유 
자본

2.117 3.345 .008 -.004 -.052 .049 1     

기업
규모

5.489 .937 .085 .207*** .285*** .051 -.213*** 1    

업령 38.425 21.262 -.031 .132*** .078* -.104**-.127** .464*** 1   

R&D 
강도

.546 11.639 .063 .047 -.018 -.019 -.010 -.072 -.049 1  

수출
비

.126 .574 .006 .025 -.009 -.044 -.003 -.167***-.157*** -.006 1

* p <0.05, ** p <0.01, *** p <0.001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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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GMM에서는 1단계 추정은 표 오차에 편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정하는 

2단계(two-step)추정을 사용하 으며 따라서 결과 해석에 있어서도 2단계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Windmeijer, 2005). 분석결과 기업의 실패경험이 탐험  신

활동에 미치는 향은 p<.001수 에서 유의한 정(+)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ystem GMM은 사용된 도구변수의 과 식별 조건을 충족되어야, 이 조건이 충

족되는지 악하기 해 sargan-test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때, 귀무가설은 도구변수

가 과 식별 조건을 충족하여 하게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될  

경우 도구변수의 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분석결과, sargan계수는 55.184의 값을 

가지며 p>.001수 의 유의성을 가져 귀무가설을 수용하 다. 한편 sargan-test는 이분산

탐험

신활동

One-step Two-step

Model 1Model 2Model 3Model 4Model 1Model 2Model 3Model 4
탐험  

신활동(t-1)

.155***

(.047)

.1586***

(.047)

.1592***

(.047)

.1602***

(.048)

.133***

(.015)

.128***

(.016)

.132***

(.015)

1.334***

(015)

기업 규모
.236

(1.66)

-.4636

(1.757)

-.4898

(1.759)

-.5201

(1.769)

.075

(.618)

-.857

(.596)

-.835

(.595)

-.867

(.605)

업령
-.023

(.044)

.0002

(.049)

.0013

(.049)

.0011

(.016)

-.019

(.016)

.016

(.018)

.014

(.019)

.013

(.019)

R&D강도
-.002

(.015)

-.0018

(.015)

-.0003

(.015)

.0009

(.016)

-.002

(.003)

-.002

(.003)

-.001

(.003)

-.000

(.003)

수출 비
.490

(1.204)

.371

(1.204)

.412

(1.207)

.421

(1.211)

.679

(.424)

.535

(.343)

.555

(.336)

.566

(.349)
산업 더미 포함 포함

실패 경험  
1.698**

(.645)

1.691**

(.721)

1.630*

(.747)
 

2.559***

(.751)

2.589***

(.756)

2.504***

(.674)

여유 자본   
.049

(.036)

.046

(.081)
  

.041*

(.017)

.036

(019)
여유자본*

실패경험
   

.224***

(.036)
   

.142***

(.031)
cons 1.977 4.150 4.134 4.334 2.781 5.367 5.148 5.407

 Wald X2 58.83*** 60.28*** 60.54*** 60.40*** 141.61*** 159.46*** 185.61*** 192.84***

Sargan-test 47.894 46.839 46.4103 46.394 56.149 55.184 55.497 55.514
Arellano-

Bond test

H0 

accept

H0 

accept

H0 

accept

H0 

accept

H0 

accept

H0 

accept

H0 

accept

H0 

accept
ar (1) -2.843** -2.862** -2.861** -2.861** -2.394* -2.336* -2.355* -2.357*

ar (2) 1.842 1.708 1.772 1.722 1.184 1.016 1.059 1.071
N(group) 765(85) 765(85) 765(85) 765(85) 765(85) 765(85) 765(85) 765(85)

Un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are reported, standard error between brackets. * p <0.05, ** p <0.01, *** p <0.001

<표 2> system GMM 분석(가설1, 가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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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존재할 경우 그 계수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Arellano-Bond test를 추가로 시행하

다. 이때, 귀무가설은 ‘이분산성 문제가 없다’이므로 분석결과가 유의한 값을 가지면 

sargan계수를 신뢰할 수 없다. 분석결과 1계에서는 유의한 값을 보이나, 2계에서 유의하

지 않아 귀무가설이 수용되었으며, 이분산성 문제와 과 식별 조건은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1은 지지되었다. 모형4에서는 재무  여유자본의 조 효

과를 분석하 는데, 이때 상호 작용항을 생성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 공선성 문제

를 완화하기 해 각 변수 값을 평균 심화(mean centering)하여 상호 작용항을 생성하

다. 분석결과, 재무  여유자본은  실패경험이 탐험  신활동에 미치는 향을 정(+)

의 방향으로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마찬가지로 sargan-test와 

Arellano-bond test를 시행하 으며, 모두 귀무가설이 지지되어 이분산성과 과 식별 조

건을 충족하 으므로, 분석을 통해 제시된 계수는 효율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

설3-1은 지지되었다.

지식탐색범
One-step Two-step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지식탐색범 (t-1)
-.045

(.046)

-.036

(.047)

-.056

(.119)

-.061

(.118)

기업 규모
2.256*

(.841)

2.068*

(.854)

5.701***

(1.743)

6.121***

(1.738)

업령
-.013

(.016)

-.0106

(.017)

-.149

(.314)

-.135

(.291)

R&D강도
-.0001

(.0027)

-.0001

(.002)

.0003

(.006)

.0002

(.005)

수출비
-.116

(.198)

-.187

(.202)

-.086

(.140)

-.131

(.141)
산업 더미 포함 포함

실패 경험  
.3333

(.254)
 

.288

(.177)
cons -1.467 -1.554 -32.490 -38.155

Wald X2 8.77 10.47 4.89* 5.92*

Sargan-test 93.191*** 92.438*** 41.205 42.533

Arellano-Bond test H0 accept H0 accept H0 accept H0 accept

ar (1) -3.77*** -4.011*** -2.78** -2.769**

ar (2) .053 .075 -.030 -.081

N(group) 765(85) 765(85) 765(85) 765(85)
Un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are reported, standard error between brackets. * p <0.05, ** p <0.01, *** p <0.001

<표 3> system GMM 분석(가설2, 가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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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은 가설2와 3-2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단계의 모형2에서 분석결과를 

제시 하고 있으며 실패경험은 지식 탐색범 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2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가설3-2의 조 효과 한 분석할 

수 없으므로 가설3-2 한 기각되었다. 이는 기업이 실패로 인해 축되어 오히려 해당 

신에 한포기나, 트 계를 철회할 가능성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4>는 가설4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가설4를 분석하기 해 탐험  신활

진  

신성과

One-step Two-step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진  

신성과(t-1)

-.071

(.041)

-.069

(.041)

-.076

(.046)

-.075

(.041)

-.076

(.041)

-.061

(.046)

-.067

(.044)

-.077

(.040)

-.082*

(.040)

-.075

(.040)

기업 규모
.319

(.184)

.320

(.184)

.293

(.241)

.294

(.184)

.294

(.184)

.294

(.246)

.269

(.260)

.241

(.191)

.259

(.188)

.220

(.206)

업령
-.006

(.010)

-.006

(.010

-.007

(.011)

-.007

(.010)

-.007

(.010)

-.005

(.015)

-.005

(.014)

-.007

(.012)

-.008

(.011)

.008

(.014)

R&D강도
.003**

(.001)

.002**

(.001)

.003***

(.000)

.003***

(.000)

.003***

(.000)

.003***

(.000)

.002***

(.000)

.002***

(.000)

.003***

(.000)

.003***

(.000)

수출비
.008

(.121)

.009

(.121)

.007

(.162)

.007

(161)

.010

(.121)

.003

(.152)

.022

(.254)

.031

(.170)

.060

(.162)

.013

(.226)

산업 더미 포함 포함

탐험

신활동
 

.032**

(.014)
 

.015***

(.003)

.010

(.007)
 

.016*

(.009)
 

.018*

(.009)

.016*

(.008)

지식탐색범   
059***

(.009)

.058**

(.010)

.052*

(.027)
  

.049***

(.011)

.047***

(.010)

.047***

(.013)

지식탐색범

* 탐험  

신활동

    
.035**

(.016)
    

.032*

(.018)

cons -1.372 -4.071 -1.413 -1.413 -3.455 -1.274 -1.168 -1.202 -1.311 -1.043

Wald X2 11.62** 12.03* 17.72* 17.78* 17.94* 60.44***65.41***91.73***93.68***94.70***

Sargan-test 66.864 86.331 66.117 66.187 66.200 33.788 31.698 31.075 30.175 32.934

Arellano-

Bond test

H0 

accept

H0 

accept

H0 

accept

H0 

accept

H0 

accept

H0 

accept

H0 

accept

H0 

accept

H0 

accept

H0 

accept

ar (1) -4.60***-4.58***-4.38***-4.37***-4.36***-3.96***-3.98***-3.86***-3.86***-3.89***

ar (2) .083 .068 .338 .323 -.356 -.141 .096 .202 .175 .254

N(group) 765(85)765(85)765(85)765(85)765(85)765(85)765(85)765(85)765(85)765(85)
Un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are reported, standard error between brackets. * p <0.05, ** p <0.01, *** p <0.001

<표 4> system GMM 분석(가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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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지식 탐색범 가 진  신성과에 미치는 직 효과를 분석하 으며, 분석결과는 

2단계 모형2와 모형3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탐험  신활동은 진  신성과

와 유의한 정(+)의 계(p<.05)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식 탐색범  한 진  

신성과와 유의한 정(+)의 계(p<.0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한 

이분산성과 도구변수의 성을 악하기 한 sargan-test와 Arellano-bond test결과

도 귀무가설이 지지되어 계수가 효율 으로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설4의 검증을 

해 탐험  신활동과 지식탐색범 의 상호작용변수를 생성하 으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다 공선성 문제를 완화하기 해 각 변수의 값을 평균 심화하여 상호작용변수

를 생성하 다. 분석 결과는 2단계 분석의 모형5에서 제시하고 있다. 지식탐색범 와 탐

험  신활동의 상호작용 계수는 유의한 값을 보이며(p<.05), sargan-test와 

Arellano-bond test의 결과가 귀무가설을 지지하므로 계수의 추정값이 효율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4는 지지되었다.

 

Ⅴ. 결론

1. 연구 요약  결론

본 연구는 동태  환경에서 신의 요성이 증 함에 따라 기업의 신활동을 변화

시키는 동기요인으로 실패를 고려하 으며, 이를 통해 실제로 기업의 신활동이 변화하

고 진  신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 다.

실패는 신 활동에 변화를 주는 동기요인일 뿐 아니라, 기업의 신활동에 필연 으

로 뒤따르는 험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들은 실패의 부정 인 특성과 

측이 어렵다는 특성으로 인해 직 으로 실패를 변수로 고려하기보다는 실패가능성

의 완화에 을 두고 있어, 실패가 기업의 신 활동에 해 가지는 요함에 비해 그 

향력을 분석하는 경험  증거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실

패경험이 신 활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분석함과 동시에 지식학습측면에서 어

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 다.

한, 본 연구는 실패로 인해 기업의 신활동이 변화하는데 있어 기업의 상황  요건

으로 재무  여유자본을 고려하 다. 이는 기업들이 상이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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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요건들  기업 내부  요건을 고려한 것으로 조직학습, 신 연구 등 에서는 

이러한 내부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연구결과의 면 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한계를 가지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업 활동의 변화를 직 인 R&D활동의 변화와 지식탐색측

면에서의 변화로 구분하여 진  신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하 다. 동태 환경

에서 진  신은 기업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요한 요소이

지만, 달성기간과 결과물의 재무  가치 측면에서 불확실하여, 오히려 기업의 잠재  

험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탐험  신활동이 진  신으로 연결될 수 있

는 가능성의 증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식 탐색범 를 고려하 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연구목 들을 달성하기 해 우리나라 제약 산업을 상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연구기간을 설정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 다.

분석결과, 기업의 실패경험은 탐험  신활동과 정(+)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재무  여유자본은 이 계에서 정(+)의 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기업의 실패경험은 지식학습범 에는 유의한 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신 활동의 변화와 지식학습범 의 증 가 진  신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탐험  신활동과 지식 학습범 의 상호작용을 고려하

다. 그 결과 탐험  신활동은 진  신성과와 정(+)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탐험  신활동과 지식 학습범 의  상호작용은 진  신성과와 정(+)의 

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가설2와 가설3-2를 제외한 

모든 가설이 지지 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이론  실무에 해 가지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실패가 신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한 연구로서, 기존 연구가실패요인, 

실패 사례 등을 통해 실패가능성의 감소에 을 둔 연구를 진행한 반면, 본 연구는 실

패가 기업의 신활동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실증 으로 분석하여 경험  

증거를  확보하 다. 실패가 주는 피드백이 신에 정 인 향을  것이라는 일반  

믿음과 이론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한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물며, 본 연구는10년

간의 연구기간을 두고 실패가 신에 미치는 향을 종단 으로 분석하여, 일반화에 기

여하 다.

둘째, 본 연구는 실패가 구체 으로 기업의 신활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연구개

발과 지식탐색으로 구분하여, 기업이 실패에 응하는 방안에 한 보다 실제 이고 구

체 인 이론을 제시하 다. 일반 으로 기업이 실패에 응하는 방법은 실패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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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수정이나, 묵살을 통한 방법이다. 그러나, 동태 환경에서 반복되는 실패를 방지함

과 더 나아가 이를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 시키기 한 방안으로 탐험  신활

동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함을 경험 으로 증명하여 연구 개발활동 측면에서의 응

방안을 제시하 으며, 기업 내부  요건인 재무  여유자본이 풍부한 기업이 신활동을 

더 극 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재무  여유자본의 특성상 자유로운 

자원분배가 가능하고 기업의 험감수성향이 강한 기업이 탐험  신활동에 극 일 

것 이라는 믿음에 한  일반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지식탐색측면에서는 실

패가 지식탐색범 를 확장시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는데, 이는 제약 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지식원천을 필요로 하며, 제휴 등의 외부지식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산업이

라 탐색범 를 더 이상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

서는 탐험  신활동과 지식탐색범 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탐험  신활동이 필요

로 하는 다양한 지식과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해서 다양한 지식원천을 활용할 수 있어

야한다는 일반  믿음에 한 경험  증거를 제시하여 일반화에 기여하 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시사 이외에도 실패경험이 상 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  하나인 실패를 측하고 측정하는 문제에 한 해결책

을 제시 하여 향후 연구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2. 한계   향후 연구방향

이러한 연구의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몇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제약산업을 상으로 연구 상이 한정되어있다. 이는 실패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산업에서의 실패에 비해 실패 발생시기가 기에 발생하여 즉각

인 피드백 반 이 가능한 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것으로 다른 산업으로의 

용에 한계가 존재하여 일반화의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다른 산업에서의 

실패를 측하고 측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특히, 특허를 통해 실패

를 측하는 것은 제약 산업의 특성상 용 가능한 부분이므로, 다른 산업에 용할 때

는 면 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진  신은 신약물질에 한 특허를 통해 측정하 다. 그러나, 

제약 산업의 특성상 개발된 신약물질이 안정성 등의 문제로 말소 될 경우 이 한  새로

운 실패로 측 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의 연구기간에 포함되는 자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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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제하 으나, 신약 물질자체가 이미 기업의 최종산출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향

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해서는 응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내부  요건으로 재무  여유자본만을 고려하 다. 그러

나, 기업의 잠재  여유자본, 운  측면, 인  측면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지 못하

다는 한계를 가진다.

넷째, 본 연구는 실패경험이 기업의 신활동을 탐험  신활동으로 변화시킬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활동의 변화는 기존의 신활동이 어떤 형태 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를 들어 기존에 탐험  신활동을 수행하던 기업이 실패할   

 경우 신활동은 활용  신활동으로 변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 인 실패에 

해 탐험  신활동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변수의 측정에 이를 

반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 제약 산업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으나, 이에 향을 

 수 있는 외생  요인에 해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국내 신약 개발 

산업은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되어 국가의 지원  정책에 민감하게 향을 받는  

산업이며, 최근 신약 개발지원 정책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을 고려하 을 때, 이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향 후 연구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패경

험을 다른 산업에도 용할 수 있는 측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령, 자동차산업에서

의 실패는 최종산출물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다양한 산업에 용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실패가 가지는 다양

한 향에 한 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조직학습측면에서 실패는 귀 한 피드백

을 제공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실패경험이 

어떤 신활동으로부터 발생하 는지 구분하고, 이에 따라 신활동이 변화하는 방식을 

구분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실패가 조직양면성측면에서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 할 수 있다. 특히, 조직양면성은 탐험과 활용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 으로 균형이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한 분석이   

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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