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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business enables SMEs to reduce transaction costs and maintain export competitiveness in rapidly 
changing overseas markets. It is required to raise the entrepreneurial awareness of e-business of 
exporting SMEs.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enterprise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e-business by domestic export SMEs. It explores the 
mechanisms that search and exploit these opportunities in an entrepreneurial way, and examines the 
process leading to export performance. We conducted a survey for empirical analysis and analyzed 
the data from 316 companies using e-business in Korea. As a result, both the internation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the IT competence tended to be significant for the perception of 
e-business entrepreneurs and showed a different pattern in terms of size of influence. In addition, 
cooperation and operation among e-business entrepreneurs' perceptions have a direct impact on the 
export performance of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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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최근 1,146 달러를 기

록하였으며, 수출 중소기업 수 역시 94,000개 

사를 넘어서며(2018년 기준) 2015년 이후로 꾸

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중소

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8.9%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Ministry of SMEs and Sartups,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OECD 평균인 

약 3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Jang 

Hyun-Suk and Lee Yu-Jin, 2017)에 따르면, 국

내 중소 수출기업 중 12.4% 만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한다고 답하였으며, 수출액 중 14.6%만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전반적으로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전자상

거래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으며, 이를 활용한 

수출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성과를 보다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최근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는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을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들은 수출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에 대하여 주목해 왔으며, 전자

무역의 할용이 수출 중소기업의 성과 증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왔다

(Ueasangkomsate, 2015; Zhang and Okoroafo, 

2014; Choi Kwang-Ho 2018; Song Gye-Eui, 

2018). 대기업보다 자금과 인력 등의 보유 자원

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시장으로 진

출하는 데 있어 온라인을 활용한 수출 방식이 

보다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의 전자무역을 활용하여 보다 진취적인이고 적

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

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business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하에서 수

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

하여 도입하여 활용해야 할 도구이며, 기업은 

전자무역으로 인한 기회를 포착하고 충분히 활

용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즉, 새로운 사업 기회의 추구와 포착에 적극적인 

기업가적 성향인 기업가적 지향성(Entrepreneur 

orientation)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을 기업가정신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수출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에 

대한 연구들(Ueasangkomsate, 2015; Zhang 

and Okoroafo, 2014)과 수출 중소기업의 기업

가적 지향성에 대한 연구들(Fernández-Mesa, 

2015; Park Keun-Ho, 2015; Cho Yeon-Sung, 

2012)은 별개의 연구의 흐름이 있어왔으며 각

각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왔으

나, 이들을 아우르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수출 중소기업의 전자무

역 활용을 기업가적 지향성 측면에서 고찰하고

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보유한 특성

이 e-business 기업가적 인식과 중소기업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기업 보유

특성으로는 국제기업가 지향성(Internation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EO)과 IT역량을 

하위변수로 살펴보았으며, 하위변수는 e-business 

기업가적 인식인 협업(Collaboration perception), 

계획(Planning perception) 및 운영(Operation 

perception)으로 구성하였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으로 이들 변수를 통하

여 기업이 e-business로 인한 기회를 보다 구체

적으로 어떻게 경영상의 협업, 계획 및 운영 측

면에서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지에 대한 행

동 패턴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증하고자 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이 실제 수출 성과로 

이어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존 기업가적 

정신 및 기업가적 지향성 관련 연구에서는 주

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추구성 등의 하위변수

를 통해 기업의 행동을 고찰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협업, 계획 및 운영 측면에서의 

e-business 기업가적 인식을 논의함으로써 기

존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특성, 기업

가적 인식 및 성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보

유특성인 국제 기업가지향성과 IT역량이 

e-business 기업가적 인식인 협력, 계획 및 운

영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e-business 기업가적  인식이 중소

기업의 수출성과로 이어지는지 파악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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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하여 최근 큰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국내 수출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전자무역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중소기업의 전자무

역과 기업가정신 연구를 통합적으로 논의하여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

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업가 정신의 주관주의 
이론(Subjectivist theory of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의 주관주의 이론(Subjectivist 

theory of entrepreneurship)은 자원기반관점

에 영향을 준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펜로

즈(Penrsose, 1959)의 자원기반 접근에 의거한

다.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에서의 주관주의란, 

가치(value), 기대(expectation), 의도(intent) 

및 지식(knowledge)이 개인의 인지구조 속에

서 주관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Boettke and Leeson, 2003; Lee Woong-Hee, 

2010). 이 이론은 특히 개인의 선호 뿐만 아니

라 인지 문제를 중요시 한다는 특징이 있다

(Lee, Woong-Hee, 2010). 기업가 정신의 주관

주의 의론에 의하면 모든 기업들이 같은 기회

에 대하여 동일한 동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

라, 일부 더 기민한(alert) 기업가들만 개별적 

특성에 따라 특정한 기대, 의도, 지식을 가지고 

행동한다(Kirzner, 1973). 

주관주의 이론은 기업가적 경험과 기업가적 

창의성을 연계한다(Zhu and Lin, 2019). Penrose

(1959)는 기회를 탐색에 대한 기업가적 결정에

는 기업가적 직관과 상상력이 필요하며, 확장

에 대한 기회를 시험하며 계속 나아가기 위해

서는 반드시 ‘경제적인 결정’이 선행된다고 밝

히고 있다. 즉, 주관주의 이론에서는 기업의 의

지를 강조하며, 실제 보유한 경험과 지식에 기

반한 경제적 결정이 선행함을 제시한다(Kor et 

al., 2007, Zhu and Lin, 2019). 

따라서 기업가정신의 주관주의 이론에 기반

하여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논의되어온 변수를 

보다 구체적인 경험에 의거한 경제적 결정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Zhu amd Lin(2019)은 기업

이 e-business를 도입하는 데 있어 보유한 경험

과 지식에 유관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는 정

도를 ‘e-business 기업가적 인식’ 변수로 보고 

하위 차원으로 협력, 계획, 운영을 구성한 바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차용하여 기업이 보

유한 특성이 기업가적 인식과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에 중 인식 단계의 변수를 구성하였다.

2. 수출 중소기업의 E-business 
활용과 국제기업가적 지향성에 
대한 연구

1) 수출 중소기업의 E-business 활용

수출 중소기업의 e-business 활용을 다룬 연

구들은 크게 전자방식의 무역대금결제 방식의 

사용과(Rui, 2018; Ueasangkomsate, 2015; 

Zhang and Okoroafo, 2014; Choi Kwang-Ho, 

2018)와 온라인 수출 마케팅(Rui, 2018; Kim 

You-Na, 2017; Lee Hee-Yong and Park 

Keun-Sik, 2015)에 대한 논의 등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 국가적인 차원에

서 무역거래의 전자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최

근의 Trade card, TSU/BPO 방식 등에 이르기

까지 전자무역 시스템을 구축하며 발전해왔다

(Chae Jin-Ik, 2018; Lee Sang-Jin and Kim 

Hyoung-Cheol, 2015). 전자무역이란 국가 간 

거래인 무역행위를 인터넷을 포함한 ICT 수단

을 활용하여 전자적․정보 집약적 방법으로 수행

하는 무역활동을 의미한다(Kim Yeon-Dong, 

2018). 초기 B2B거래에 집중되어있던 전자무

역은 이제 B2C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

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확대된 무역의 전자화는 수출 중소기

업의 입장에서 해외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물품

의 주문과 결제를 인터넷과 체계적인 전자방식

을 통해 저렴한 거래비용으로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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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Kwang-Ho, 2018). Ueasangkomsate(2015)

과 Zhang and Okoroafo(2014)등은 수출 중소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 간 인

프라 및 시스템 구축과 국가 차원의 전자무역 

확대정책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전자무역보다 넓은 의미의 e-business 

활용 측면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온라인수출마케팅측면에서 이

를 논의해왔다(Rui, 2018; Kim You-Na, 2017; 

Lee Hee-Yong and Park Keun-Sik, 2015). 중

소기업의 경우 보유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보다 전자적인 방식을 활

용한 외국 파트너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Rui, 2018). 전자적인 방식을 통

해 경영활동 전반에 거친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을 통한 수출마케팅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은 광고비나 조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한 제품홍보 및 판매채널을 구축

하여 유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Lee 

Hee-Yong and Park Keun-Sik, 2015).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이러한 비용 절감은 특히 중소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쉽게 국제 시장을 무대

로 광고와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한다. 

또한 e-business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

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홍

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시간 정보 수집을 통

하여 경영환경에 대한 빠른 대응력과 효과적인 

제품소개 전략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수출

마케팅과 비교했을 때 기업으로 하여금 보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많

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한다(Kim You-Na, 

2017).

2)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 기업가지향성
(Internation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EO)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 기업가적 지향성

(International Entreprenerial Orientation)은 

기존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어져 왔다

(Fernández-Mesa, 2015; Park Keun-Ho, 2015; 

Cho Yeon-Sung, 2012). 기업가 정신 연구는 

개인, 기업 및 국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

져 왔으며, 개인의 성향, 기업의 지향성 및 창업 

등 여러 관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급

변하는 경영환경과 다양한 해외 시장에서의 고

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업은 경쟁우위

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수준(firm level)의 보

다 활발한 기업가적 활동 수행의 중요성이 대

두되었다(Lee Jae-kang and Park Tae-Kyung, 

2017). 이에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 초기에는 

CEO 개인의 성향에 초점을 맞춘 기업가정신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기업수준에서의 

기업가적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 

EO)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며 개념이 확장되었다.

기업가적 지향성에 대한 논의는 Covin and 

Slevin(1989), Lumpkin and Dess(1996)의 연구

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주로 혁신성(innovativeness), 

진취성(proactiveness) 및 위험감수성(risk-taking)

을 비롯한 3~5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최

근까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개념적으로 

일관된 정의나 측정방법은 정립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기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위험을 감수하

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성향은 기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며, 나아가 지속적

인 경쟁우위를 가져온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Fernández-Mesa, 

2015; Lee Jae-kang and Park Tae-Kyung, 

2017; Cho Yeon-Sung, 2012).

특히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업가지향성(EO)이 국제 기업가지향성(Internation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으로 확장되어 논

의되고 있다(Boso et al., 2017; Kim Sun-Woo 

and Park Jin-Seo, 2018). 국제거래의 특성에 

따른 여러 위험요인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관

리능력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중소

기업이 갖는 보유 자원의 한계, 작은 규모에서 

오는 한계 혹은 기민한 대처 능력 등 다양한 요

인으로 인하여 기업가 지향성은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높이는 전략적인 수단이 된다

(Lee Jae-kang and Park Tae-Kyu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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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 중소기업의 E-business 활용과 
국제 기업가지향성(IEO)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수출과 기

업가정신, 전자상거래 활용을 포괄하여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인터넷 마케팅 측면에서 중

소기업의 e-business활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제시한 논문이 몇몇 있었으나, 그 수와 

논의의 깊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은 

주로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View)에 

근거하여 중소수출기업이 보유한 역량인 기업

가적 지향성이 전자상거래 도입 혹은 인터넷마

케팅과 함께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을 제시하였다<Table 1>.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자원기반 관점에서 기업이 보

유하고 있는 기업 특유의 자원과 경쟁력으로 

국제기업가지향성과  IT역량을 고려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이 기업가적 인식과 이에 따른 성

과로 이어짐을 가정하였다. 특히 ‘e-business 활

용에 대한’ 기업가 인식 변수를 통하여 기업이 

e-business를 도입하는 데 있어 보유한 경험과 

지식에 유관 기회를 포착하고 구체화하여 활용

하는 정도를 하위 차원인 협력, 계획, 운영 측면

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체적인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Table 1. A Study on the Use of E-business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Entrepreneurship) 

of SME

Researcher Main contents

Bengtsson et 
al. (2007) 

Based on data from 379 Swedish manufacturing factories, companies 
operating Internet marketing are influenced by entrepreneurship, willingness 
not to give up, management support and market pressure. And influence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ompany.

Abebe (2014)
Analyed 55 manufacturing and service SMEs in Texas showed that the 
introduction of e-commerc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ompany's profits 
and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has a moderating effect.

Bianchi et al. 
(2016)

Analyzed 233 Chilean small and medium export companies and proved that 
Internation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EO) and Internet Marketing 
Competency (IMC) of SM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Revealed that international entrepreneurial opportunity perception and 
overseas network has a mediating effect.

Zhu and Lin 
(2019)

The sub-dimensions of the enterprise's "e-busins entrepreneurial perception" 
are presented as cooperation, planning, and operation, suggesting that 
external pressure and IT maturit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se factors.

Lee Sang-Gil 
and Ha 

Kyu-Soo (2017)

340 entrepreneurs in Korea were surveyed to improve the work flow of the 
employees. It is suggested that entrepreneurship ,enthusiasm, desire for 
achievement, perceived usefulness for information technology, accumulation of 
ability to utilize online communication and learning orientation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worker 's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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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설정

1) 기업보유 특성과 e-business 
기업가적 인식

국제기업가지향성(IEO)는 기업이 해외 시장

에서 기회를 탐색하는 진취적인 성향을 의미하

며, 직관력과 상상력을 요구한다(Covin and 

Miller, 2014). 이는 두 국가사이에서 거래가 이

루어지기 위해 발생하는 기회를 포착하고, 급

변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성향이다. 

한편, e-business 기업가 인식이란, e-business의 

수용과 활용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Perception)

을 의미하며, 사업의 확장 기회를 검토하기 위

한 보다 구체적이고 경제적인 결정을 뜻한다

(Zhu and Lin, 2019). 기업가적 지향성을 보유

한 기업이 특히 진취적이고 공격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기회를 탐색하고자 하는 행동을 보이

며, 따라서 국제기업가지향성이 큰 기업일수록 

e-business를 수용하고 활용하는데서 오는 보

다 구체적인 기회를 잘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

였다.  

가설 1-1 국제기업가지향성(IEO)은 e-business 

수용을 위한 기업가적 인식 중 협업

(collaboration)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2 국제기업가지향성(IEO)은 e-business 

수용을 위한 기업가적 인식 중 계획

(planning)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3 국제기업가지향성(IEO)은 e-business 

수용을 위한 기업가적 인식 중 운

영(operation)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  

e-business를 활용하는데 있어 기업이 보유

한 IT역량은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어 왔다(Yeh 

et al., 2015; Daniel and Wilson, 2003). 이들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기업가정신과 IT역량이 

클수록 실제로 기업이 e-business를 수행하는

데 협업, 계획, 운영을 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

을 보다 잘 지각하고 인식할 것으로 보았으며, 

e-business를 경영상에 활용할 기회를 가시화 

및 현실화하여 실행가능하게 만드는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Fig. 1. The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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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1 IT역량은 e-business 수용을 위한 

기업가적 인식 중 협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2 IT역량은 e-business 수용을 위한 

기업가적 인식 중 계획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3 IT역량은 e-business 수용을 위한 

기업가적 인식 중 운영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2) E-business 기업가적 인식과 
수출성과

수출 중소기업들은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회와 위험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제 기업가

지향성을 발휘하여 급변하는 국제 시장에서 생

존할 수 있으며(Boso et al., 2017; Kim 

Sun-Woo and Park Jin-Seo, 2018), e-business

의 활용은 중소기업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Kim Ki-Woong and Kim 

Moon-Sun, 2017; Danieal and Wilson, 2003). 

따라서 e-business 도입과 활용으로 인한 시장

의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불확실성 속에

서 수익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을 감

수하고 혁신적으로 보유 자원을 분배 및 결합

하는 중소기업은 보다 탁월한 수출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존 수출 중소기업과 

e-business에 대한 연구들(Ueasangkomsate, 

2015; Zhang and Okoroafo, 2014)과 기업가 

지향성에 대한 연구들(Fernández-Mesa and 

Alegre, 2015; Boso et al.,  2017) 역시 이러한 

요소들이 중소 수출기업의 재무적 ․ 비재무적 

성과를 높이는 전략적인 수단이 됨을 밝혀왔

다. 이에 e-business를 활용하여 경영환경에 잘 

대응하는 기업일수록 수출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3 E-business 수용을 위한 기업가적 인

식 중 협업은 중소기업 수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E-business 수용을 위한 기업가적 인

식 중 계획은 중소기업 수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 Definition Researcher

Corporate 
character

-istics

IEO(6)
The tendency of companies to capture and 
utilize entrepreneurial behaviors and 
opportunities in more than two country.

Branchi et al. (2016) 

IT 
capability

(3)

Ability to apply and digest IT knowledge to 
work, add new knowledge to current 
strengths and try new IT knowledge.

Bharadwaj (2011)
Tippins, et al. (2003)
Christiaanse, et al. 

(2002)

E-busines
s  

entrepren
eurial 

perception

Collaborati
on

Perception
(4)

The degree to which an corporate can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working with 
partners to support e-business use.

Zhu and Lin(2018)
Kor et al. (2007)

Planning
Perception

(4)

The degree to which an corporate can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planning 
management to support e-business use.

Operation
Perception

(3)

The degree to which an corporate can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operating 
system to support e-business use.

SMEs' export 
performance (3)

The extent to which market share and profit 
increase due to exports in recent 5 years

Wo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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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E-business 수용을 위한 기업가적 인

식 중 운영은 중소기업 수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으며,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측정

항목을 구성하였다. 기업보유 특성인 국제기업가 

지향성 6문항과 IT활용역량 3문항, e-business 

수용 인식의 하위 변수인 협업 4문항, 계획 4문

항, 그리고 운영 3문항,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중소기업 수출성과 3문항 총 23문항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항목을 구성

하였다<Table 2>.

Ⅳ. 실증분석

1. 자료수집과 표본의 특성

실증분석을 위하여 국내 e-business를 활용

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관리자, 임원 및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8년 10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

시하였으며, 대면 조사 및 e-mail을 통하여 설

문을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

를 배부하여 불성실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응

답을 제외한 31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

다. 응답자의 직급은 임원 14.9%(47명), 수출 

관리자가 50.9%(160명)로 가장 많았으며, 수출

경험은 10년 이상인 기업이 50%(158명), 10년 

미만 50%(158명)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평

균 종업원 수는 106명으로 파악되었다. 업력은 

11-20년으로 응답한 기업이 39.2%(125명)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년 이상 31.6%(99명), 

10년 미만 29.1%(9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의 수출 비중은 20%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9.9%(1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 11-20% 38.6%(122명), 그리고 10% 미만으

로 응답한 기업은 21.5%(68명)로 조사되었다.

2. 측정모형 검정

1) 변수간의 상관관계

모델을 구성하는 변수들 간의 상과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상과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에서 

예측한 바와 상이하거나 특이할만한 사항이 없

음을 확인하였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Notes: *p<0.05, **p<0.01,  N=316

(1) IEO
(2) IT 

capability

(3) 
Collaboration 
perception

(4) 
Planning 

perception

(5) 
Operation
perception

(6) SMEs 
export 

performance

(1) 1

(2) .276** 1

(3) .131** .231** 1

(4) .255** .321** .353** 1

(5) .306** .420** .258**  .210** 1

(6) .347** .146** .301** .130* .367** 1

mean 2.68 2.27 2.83 3.41 1.84 2.67

Standard 
deviation

0.63 0.67 0.71 0.79 0.66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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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항목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

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

보하였다<Table 4>. 분석결과 표준 적재값 0.7

이상이거나 매우 근접하였으며, t값이 6.97 이

상, 개념신뢰도(C.R.) 0.7 이상, 평균추출값

(AVE) 0.5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

에 사용한 측정항목이 각 구성개념를 대표한다

고 판단된다. 또한, 상관관계 계수의 자승의 최

대값이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최소값보다 작

음을 확인하여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각 

구성개념의가 크론바 알파값은 모두 0.7 이상

으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3. 가설검증

구조방정식을 검증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전반적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423.76 

(P=0.0), df=220, GFI=0.90, CFI=0.92, IFI=0.92, 

NFI=.85, RMSEA=0.05 로 수용할 만 하다고 판

단되었다. 가설검증 결과, 먼저 기업보유 특성 

측면에서는 수출 중소기업 중, 국제 기업가지

향성(IEO)이 큰 기업일수록 e-business를 수용

하는데 있어 기업가적 인식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기업가지향성은 협업, 계획, 운

영에 측면에 대해 각각 .470***, .231***, .224***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

설 1의 하위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기업보유 특성 중 IT역량의 경우에도 e-business 

기업가적 인식의 모든 하위변수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수출 중소기업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otes: **p<0.01

Variable Factor
Factor 
loading

Standard 
error

Standard 
loading

t-value C. R. AVE
Cronbach's

α 

(1) IEO

IEO6
IEO5
IEO4
IEO3
IEO2
IEO1

1.00
0.78
0.76
1.02
0.94
0.87

-
0.08
0.09
0.10
0.10
0.10

0.68
0.72
0.64
0.73
0.69
0.65

-
9.60**
8.88**
9.70**
9.32**
8.59**

0.86 0.51 0.819

(2) IT 
capability

IT5
IT4
IT3

1.00
1.00
1.50

-
0.16
0.09

0.76
0.75
0.89

-
9.25**
9.38**

0.85 0.66 0.772

(3) 
Collaboration 
perception

COLLA1
COLLA2
COLLA3
COLLA4

1.00
1.13
0.90
1.03

-
0.11
0.09
0.10

0.64
0.76
0.69
0.75

-
10.25**
9.69**
10.17**

0.84 0.56 0.799

(4) Planning 
perception

PLAN4
PLAN3
PLAN2
PLAN1

1.00
1.03
1.04
0.87

-
0.10
0.10
0.09

0.67
0.73
0.75
0.63

-
10.02**
10.20**
9.10**

0.78 0.58 0.785

(5) Operation
perception

OPER3
OPER2
OPER1

1.00
1.62
1.77

-
0.07
0.09

0.76
0.82
0.84

-
9.22**
9.24**

0.86 0.67 0.769

(6) SMEs 
export 
performance

PERF1
PERF2
PERF3

1.00
1.72
1.67

-
0.06
0.09

0.78
0.81
0.76

-
7.38**
7.46**

0.71 0.5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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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IT역량이 클수록 e-business 수용에 대한 기

업가적 인식을 협업, 계획, 운영 측면에 대하여 

각각 .150*, .317***, .435*** 의 계수를 확인하

였다. 따라서 기업보유 특성이 e-business 기업

가적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으며, 영향력의 크기 면에서 국제 기

업가지향성의 경우 협업 측면에, IT 역량의 경

우 운영 측면에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가

설 2의 하위 가설 역시 모두 채택되었다.

영향력의 크기 측면에서 국제 기업가지향성

과 IT 역량이 e-business 기업가적 인식의 하위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이한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검정결과는 국제 기업가지향성

의 경우 계획이나 운영보다는 협업에 큰 영향

을 미쳤으며, 반면 IT 역량은 협업이나 계획보

다는 운영에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e-business 기업가적 인식이 중

소기업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하위 변수 중 협업과 운영은 각각 .273***, 

.328*** 의 영향을 미쳐 가설 3과 가설 5는 채택

되었다. 즉, 수출 중소기업이 e-business를 활

용하여 국제환경에 대응하여 잘 협업하고 기업

을 잘 운영하고자 할수록, 해당 기업은 보다 큰 

수출성과를 이룸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계획 

측면은 수출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연구모형의 외생 변수

인 국제 기업가지향성과 IT역량이 수출 중소기

업의 e-business 수용에 대한 기업가적 인식에 

대하여 협업, 계획 및 운영 측면에서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영

향력이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도 

직접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하위변수와 그렇지 

않은 변수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E-business는 웹 기반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

께 다양한 분야로 융·복합되어 확대되고 있

다. 그러나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은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e-business에 

대해서는 인식과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중

소기업이 수출 성과를 보다 확대하고 효과적으

로 최근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가

적인 측면에서 e-business를 보다 구체적이고 

Fig. 2. Research model test result

Notes: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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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인지하고 비즈니스의 기회를 탐색

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이 

e-business를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중

요한 기업보유 특성이 무엇인지 밝히고, 기업

가적으로 이러한 기회를 탐색하고 활용하여 구

체화 시키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실제 성과

로 이어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 e-business를 활용하는 316개 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였

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첫째,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 기업가 지향성

이 높은 수준일수록 e-business로 인한 기회를 

기업가적으로 잘 인지한다. 특히 협업 측면의 

기회를 잘 인식하며, 계획과 운영은 상대적으

로 협업보다는 부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국제 기업가 지향성을 보유한 기업들에

게는 e-business활용으로 인한 계획과 운영 측

면의 경험과 지식을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고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기업의 e-business

활용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수출 중소기업이 높은 수준의 IT 역량

을 보유한 경우에도 역시 e-business로 인한 기

회를 잘 포착하고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러나 영향력의 크기 면에서 국제 기업가지향성

의 경우와는 상반되게 운영 측면과 높은 인과

관계를 보였으며 계획과 협업은 상대적으로 잘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IT 역량이 높은 기

업에게는 e-business를 활용함으로써 협업과 

계획 측면의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음을 인지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유관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보다 효과적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유

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e-business 기업가적 인식의 하위 변수 

중 계획 측면이 수출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계획 측면은 e-business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개선 및 관리하

기 위한 인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업이나 운

영 차원과는 달리 인과관계가 즉시적으로 나타

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횡단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으로는 계획 측면의 효과성이 수출 

성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

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출 중소기업의 e-business 기업

가적 활용과 그 성과라는, 기존의 연구의 흐름

을 아우르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성과 증진 방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학술적인 논의를 확대하고자 하였

다. 특히, 지금까지 기업가적 인식은 주로 개인 

수준의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나 이를 기업 차원

에서 적용하였으며, 이론에 기반하여 협력, 계획 

및 활용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e-business 

수용 측면에서의 기업가적 인식을 파악하였다

는 점에서 학술적인 시사점을 갖는다.

또한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반

영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들이 e-business를 

기업가적으로 인식하여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

고,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

영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규모와 자원의 한계를 지녔다

는 점에서 e-business 도입과 활용으로 인한 효

과는 매우 극적일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출 중

소기업들은 이러한 e-business로 인한 기회를 

기업가적으로 협력, 계획 및 운영 다방면에서 

파악하고 도입함으로써 성과를 내기 위한 시간

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효과적

인 수출 성과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협력, 계획 및 운영상의 e-business에 대한 

기업가적 인식은 각각의 기업이 보유한 역량인 

국제 기업가지향성과 IT역량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난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식하고 기업마다 

상이한 보유 자원 및 역량과 이와 밀접한 

e-business에 대한 기업가적 인식 분야를 파악

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효과적으로 수출성과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e-business

의 활용지원정책이나 수출 중소기업 지원정책

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수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다 효과적·효율

적으로 전자무역을 활용하여 수출성과를 증진

할 수 있도록 e-business의 기업가적 인식 차원

을 지원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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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이 존

재한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e-business를 활용

하는 316개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나 샘

플의 수와 조사 대상의 다양성에 한계가 있었

다. 추후에 보다 양적·질적으로 풍부한 데이

터를 확보하여 분석에 정확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business 기업

가적 인식 중 계획과 같은 변수는 횡단적인 데

이터 수집으로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기 때

문에 종단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에서 다루지 못한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

를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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