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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여성의 사회 및 경제 활동 참여가 국가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창업 대중화, 디지털 전환, 위코노미 트렌드는 여성이 창업

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벽을 낮추었으며 여성기업이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 환경, 여성 창업의 성공 영향요인, 혁신활동을 연계하여 여성 창업가의 성공 의미와 과정, 혁신전략과 성과의 특징을 살

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 스타트업 중 투자가 큰 분야인 유통/서비스와 소비자 제품/서비스 분야의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여성 창업가는 성공의 의미를‘개인의 삶과 일의 균형’안에서‘고객과의 신뢰 관계 확립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 

이를 지속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비즈니스 생태계 측면에서 여성 창업가는‘소비자-생산자-판매자의 상생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에 노

력하며 성과 중심의 목표 달성보다는‘문제해결 접근 방식으로 과정에 집중’한다. 또한 섬세한 관찰력과 유연성, 실행력을 통해‘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응’하고 있다. 혁신활동 측면에서 여성기업의 혁신전략은‘고객에 기반한 가치 창출’을 우선으로 하며 기술혁신보다‘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기업은 이윤창출의 양적 성장을 중요시 하는 일반기업과 차별화된 몇 가지의 

특징을 보이며‘기업의 가치 창출과 지속 성장’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창업하기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벽은 낮추어졌고 여성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 창

업가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갭(gap)을 어디서 메꾸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결국 현장의 면밀한 조사와 분석에 있다. 엑

싯(Exit)한 여성 스타트업의 사례 축적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마일스톤 제시와 여성의 육아와 보육을 고려한 정책대상 세분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후속연구의 기초자료가 되어 여성 창업가가 경제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여성창업가, 스타트업, 성공, 혁신활동

Ⅰ. 서론

여성의 사회 및 경제 활동 참여가 국가 발전에 중요한 요소

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성 창업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

고 있다(OECD, 2016; Cabrera & Mauricio, 2017).
우리나라는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 

「여성기업활동촉진계획」수립을 통해 정부가 여성의 기업 

활동과 창업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전체 기업 중 여성의 사업체 수는 39.3%(2017년 기

준), 여성 창업 수는 47%(2018년 기준)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

며 타 국가에 비해 여성기업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중소벤처

기업부․(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019; 김보례, 2019). 또한 

여성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신설 법인 수도 2018년 상반기 

대비 2019년 기준으로 19.3%p가 증가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김미란, 2020).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기업 연구는 활

발하지 않으며 기업의 활동 및 특성에 초점을 두기보다 여성 

창업가의 개인 특성, 성별 차별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

루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1990년대부터 많은 선행연구

를 통해 여성이 기업 활동에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과 

성향이 남성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세계화 및 디지털화에 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에 

스타트업의 열풍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강력

한 정부주도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과 마이크로 VC, 엑셀러레

이터의 등장으로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임정욱, 2015). 스타트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형 기

술을 기반으로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모델을 가진 창

업기업이며, 본격적으로 시장개혁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

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단계에 위치한 기업들을 모두 아

우르는 개념이다(플래텀․로켓펀치, 2020; 이민형, 2013). 

* 주저자/교신저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jnhong@stepi.re.kr
** 공동저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imsw@stepi.re.kr
· 투고일: 2020-11-11   · 수정일: 2021-01-12   · 게재확정일: 2021-02-05



홍정임·김선우

56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6 No.1

이러한 극심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스타트업에 여성 창업

가의 성공 사례가 2010년 중반부터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 

사이에 여성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벤처스퀘어는 매년 우리나라 스타트업 투자 현황 결과

를 발표하였으며 2018년부터 여성 스타트업 중 투자 상위기

업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2019년 투자를 유치한 여성기업

은 52개이며 전년대비(33개) 50%가 증가하였다. 투자액은 

3,039억 7,000만 원을 조달하여 2018년 누적 투자금(1,418억 

5,000만 원)은 2배를 넘겼다(벤처스퀘어, 2019). 2019년 전체 

투자 건수 가운데 여성기업 투자는 10%, 금액 기준으로 7.7%
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기업에 비해 낮은 수치이나 2018년 여

성기업 투자 건수가 전체 8%, 금액기준 2%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벤처스퀘어, 2019).  
  이와 같이 여성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높아지면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2020년부터 주요 여성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Map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여성 스타

트업은 176개이며 이들은 대부분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들

이다. 2015년 10억 이상의 벤처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80여
개를 조사하였을 때 여성 스타트업은 5~6개에 불과(임정욱, 
2020)하였으나 이후 성장세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유능한 여성들의 창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여성기업의 

위상 변화를 알 수 있다. 여성 창업가에게 도전과 기회의 장

벽은 낮아지고 있으며 여성 스타트업이 활동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환경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여성기업 연구는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나 현황 분석 

정도였으며(김영옥, 1998; 정희선, 1998), 2000년대부터 본격적

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여성 기업(창업)가의 개별 특성, 여

성기업의 성과분석 등은 일반 기업가 역량을 여성 기업가의 

역량으로 활용하는 한계가 있다(양인숙․강민정, 2013; 김미란, 
2020). 2010년 이후 급격히 변화된 기업 환경을 반영하고 여

성이 경제 주체로서의 여성 창업가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

며 특히 여성 스타트업에 대한 기업 관점의 연구는 아직 추

진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 환경 

및 혁신활동, 창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계하

여 여성 창업가의 성공 의미와 과정, 혁신전략과 성과를 살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 스타트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유통/서비스와 소비자제품/서비스 분야에서 투자를 많이 받은 

4개 기업(2019년 기준)을 대상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여성 

창업가의 성공 의미가 무엇이고 이들의 성공 영향요인과 혁

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본 연구는 여

성이 창업하기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벽을 낮추고 지속 성장

할 수 있는 여성기업의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기업의 환경 변화
 
2010년부터 본격화된 전 세계의 디지털화는 기업의 경쟁, 

거래와 투자하는 방식을 전환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의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는 변혁을 유발하여 접근성, 사용성, 
혁신성, 포용성, 신뢰성, 시장개방성이 중요하게 시장을 변화

시켰으며 기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혁신전략이 필

요하게 되었다(OECD, 2019).
이와 같이 급변하는 시장과 고객이 변화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은 여성 창업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Rogers(2016)
는 디지털 전환기술로 영향을 받는 고객, 경쟁, 데이터, 혁신, 
가치의 5개 전략영역을 제시하였다. 이중 기업이 어떻게 고객

을 이해하고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변화를 인지하는 것

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기업은 고객을 통한 가치의 

경제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 경영에서 고객에 대한 

이해와 공감, 신뢰에 기반한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되었다. 가

치, 공감, 신뢰, 관계를 중시하는 여성의 특성은 여성 창업가

에게 고객과의 관계와 기업 환경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Philip 
Kotler(2010)는「마켓 3.0」에서 마케팅의 역사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박기완, 2020). 시장의 진화 관점에서 기업의 목

표, 동인,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마케팅, 기업과 소비자의 상

호작용 방식의 변화를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현재 마켓

(마케팅) 2.0과 3.0 사이에 있으며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감성, 
영감, 정서 등의 강점이 창업 역량으로 발휘될 수 있는 기업 

환경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영과 혁신에서 고객 중

심과 가치 창출로 이어진다.

<표 1> 마켓(마케팅)의 진화

자료 : Philip Kotler(2010); 박기완(2020)

구분
마켓(마케팅) 1.0 마켓(마케팅) 2.0 마켓(마케팅) 3.0
상품 중심적 소비자 중심적 철학 중심적

목표 상품 판매
소비자 만족과 
유지, 생애가치 

극대화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의 세상 

만들기

동인 산업혁명 ICT
뉴 웨이브 기술

(디지털, 모바일, 소셜)

시장을 
보는 관점

동일한 기능적 
니즈를 가진 
매스 구매자

지성과 감성을 
지닌 스마트한 

소비자

지성, 감성, 정신을 
지닌 온전한 인간

핵심 
마케팅 
콘셉트

상품 개발 및 
생산

차별화
가치를 통한 마음 

울림

마케팅 
가이드라인

상품 스펙
기업 및 상품 
포지셔닝

기업의 미션, 비전,
핵심가치

가치 제안 기능적 가치
기능적, 정서적 

가치
기능적, 정서적,
영감적 가치

기업과 
소비자의 
상호작용 
방식

일(기업)대다
(소비자)거래

일대일 관계 다대다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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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lburger et al.(2020)은 ‘위코노미(WEconomy)’라는 단어로 

새롭게 부상한 경제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위코노미의 두 동

력은 ‘목적’과 ‘이익’이며 이 둘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경제와 

개인,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다. 즉 우리의 경제, 환경, 사회

복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사

회적 대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개념이다(이영진, 2020). 그런데

도 여전히 ‘목적’을 그저 지나가는 트렌드로 생각하고 사업적 

과제와 사회적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기

업들이 대부분이다. 기업이 진보적인 사회적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면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바뀌게 되며, 고객의 신뢰를 얻

게 되어 오늘날 시장에서 신뢰와 평판을 갖춘 값진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과정은 제품만을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혁신해야 하며 고객과의 관계의 포용

성과 신뢰성이 중시되는 기업 환경 변화는 여성에게 강점이 

될 수 있다. 
여성들이 소비 주체를 넘어 경제 주체로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행동양식으로 기업의 마케팅 패러다임을 바꾸

어가고 있는 ‘쉬코노미(Sheconomy)’ 시대가 오고 있다(타파크

로스, 2019). 또한 기업의 환경변화는 경제 패러다임과 조직문

화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에 비용과 편익을 중요시하

던 경제 패러다임에는 ‘규모’가 중시되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객 가치와 트렌드를 중시하는 경제 패러다임에서는 ‘속도’
가 중요하다. 이전에는 ‘철저한 계획’을 통해 실패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순간순간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추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며 그 경험

을 배워가는 ‘학습 역량’이 중요해졌다. 즉 비용주도 비즈니

스가 기회주도 비즈니스로 바뀌고 있다(김난도, 2020). 
이러한 기업 환경 변화는 여성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

회를 가져다주며 전 세계적으로 여성 창업가의 성공 사례는 

확대되고 있다. 세계중소기업학회는 2021년 중소기업 10대 트

렌드 1위를 ‘여성 기업가의 진화’로 선정하였다(ICSB, 2020.12.). 
여성들이 경제 주체로서 기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비즈니스 방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과 여성 창업

가가 지속 가능한 변화 패턴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을 권장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여성을 중심에 두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커지

고 있는 기업 환경과 여성의 특성들은 여성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2 여성기업 성공의 의미와 영향요인

2.2.1 여성 창업가의 성공 의미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공은 창업가의 목표나 동기에 따라 사

업결과 지표인 재무와 경영 등의 객관적인 용어로 정의될 수 

있다. 기업은 이윤창출이 주요 목표임으로 일반 창업가의 성

공은 그 동안 양적 성과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이에 우리나

라는 여성 창업가의 성공 의미를 양적 성장과 동일시하거나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대다수이다(곽성호․신

용하, 2000; 문숙재․최자경, 2001; 강혜련, 2003; 조대우, 2004;
김승호, 2006; 이상석, 2006; 최탁열․이상석, 2007; 임채관․김향

란, 2008; 박종복․양현복, 2014).
 반면 해외에서는 기업 성공에 대해 여성 창업가의 경우 일

반 창업가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연구가 1990년
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Buttner & Moore(1997)는 

여성들은 이윤을 얻고 비즈니스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자기

만족을 느끼는데서 성공의 가치를 더 크게 두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성 창업가는 경영을 하고자하는 동기가 경제적 및 직

무 상황보다는 독립과 자아실현이 우선시 된다고 하였다(박철

우, 2016). 이후 여러 학자들은 여성기업의 성공을 나타내는 

질적 지표의 포함을 제안하였으며(Zolin et al, 2013), 성장 플

랫폼에 대한 상승이 여성 창업가의 성공이라고 정의하였다

(Dalborg, 2012). Weber(2014)는 창업의 성공에 대한 인식이 동

기(내재적, 외재적)와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 성과지표에 관련하여 내재적 동기부여 평가(근
로시간 유연성, 업무 헌신, 고객과의 충성도 관계 확립, 개인

적 성공 인식 등)와 외재적 동기부여 평가(경제적 및 재정적 

이윤)에서 중대한 성별 차이를 발견하였다. 여성 창업가의 경

우 내재적 동기부여의 질적 지표가 기업 성공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창업의 성공측정 지표 

자료 : Weber(2014); Cabrera & Mauricio(2017)

구체적으로 기업의 성공을 개인수준(내적요인)과 환경수준

(외부요인)으로 구분하면 여성이 남성의 창업가와 어떠한 점

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개인수준(내적요인)
을 살펴보면 Mitchelmore & Rowley(2013)은 ‘노동 및 개인 경

험, 교육 수준, 성격 특성, 경영 역량, 기업가적 역량’으로 분

류하였다. 여러 문헌에서 개인수준의 모든 요소가 이론적 경

험적 관점에서 성별 차이 없이 모든 기업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창업은 생계형

(needs-based) 창업과 기회형(opportunity-based) 창업으로 구분

되며 Clark(2013)은 110개 국가 분석을 통해 여성의 교육 수

준, 법적 및 사회적 지위가 높은 국가일수록 여성의 기회형 

창업이 높아진다는 상관관계를 밝혀내었다. Terjesen & 
Amorós(2010)은 국가 간 비교에서 여성의 노동력과 고등 교

육 참여가 GDP 성장을 초래하는 고성장기업 사이에 상당한 

긍정적 관계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경영과 기업가적 역량에서

는 여성기업 활동의 특성 고려가 필요하나 그럼에도 불구하

구분 주요 지표 

양적 지표
(외재적 동기부여)

기업 성장률, 투자 수익, 사업 폐쇄율, 자산반환,
샤프 지수, 혁신 등

질적 지표
(내재적 동기부여)

독립성, 시간 유연성/자율성, 성장 플랫폼(생존, 안정,
직업창출, 인식 및 개인 개발), 사회적 기업가 

적응(건강, 삶의 질), 긍정적 결과에 대한 인식(개인의 
삶과 직업 만족도), 기업가의 주관적 재정적 

성공(고객과의 충성도 관계 확립),
개인적 성공의 인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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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성의 기업 활동은 과소평가되며 남성 중심의 기업 활동 

및 성과 중심으로 성공의 측정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Cabrera & 
Mauricio, 2017). 
그동안 기업의 성공은 이윤 목표가 우선시 되었으며, 일반  

창업가의 성공은 외재적 동기부여의 매출 및 수익 등 양적 

성장 측면에서 강조되었다. 그러나 여성 창업가의 성공은 내

재적 동기부여의 고객 충성도 및 지속성 등 질적 성장이 더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에 대한 차이는 여성기업 성장

의 영향요인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2.2.2 여성 기업의 성공 영향요인

Brush et al.(2009)은 여성 창업의 성공 영향요인을 비즈니스 

생태계 측면에서 5M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5M은 환경, 
시장, 경영, 자금, 모성상태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macro/meso 
environment)은 기회 식별 및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상황, 문화, 사회적 가치 및 태도, 기업 조건, 개인 상황 등에 

관한 것이다. 시장(market)은 시장 접근 및 기회 식별 가능성, 
경영(management)은 경영 관리, 자금(money)은 재정자원의 가

용성과 접근이다. 마지막으로 모성상태(motherhood)는 여성 창

업가의 사회적 맥락과 연계된 가정 및 가족 자원, 정서적 지

원, 학습 가능성에 의존하는 학습 네트워크이다(Cabrera & 
Mauricio, 2017; 공혜원․김효선; 2018). 

Baron & Henry(2011)는 창업의 과정은 동기부여(motivation)
로 시작하여 기회식별(opportunity identification), 자원확보(resource 
acquisition), 성과창출(performance and ultimately success)로 넘

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DeTienne(2010)은 창업을 통한 최

종 이익을 거두는 단계인 회수(exit) 과정이 추가로 포함되어

야 한다고 하였다.
Cabrera & Mauricio(2017)는 여성 창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2010~2016년에 발표된 논문(108개)을 통해 분석

하였다. 이전 선행연구는 여성 창업가의 이력, 행동, 성과에 

관심이 많았으나 본 연구는 여성 창업가들이 성공의 의미와 

연계하여 창업 과정 단계에서 여성 창업가에게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외부요인

의 환경수준을 거시적(macro), 중범위적(meso), 미시적(micro)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거시적(macro) 환경 수준은 ‘문화적 특

징과 정부 정책결정’이며 여성기업의 생산성과 성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여성 창업가

들은 스타트업, 벤처기업보다 자영업 및 생계형 창업을 계속 

선택할 것이다. 그동안 여성의 기업 활동을 과소평가하고 남

성과 다르게 판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젠더 기반의 고정관

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회 문화적 규칙 및 규정, 가치 및 

인식이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중범위적(meso) 환경수준은 

창업 과정의 초기단계에서 기회의 동기부여 환경을 조성하는 

‘경제적 분야, 제도, 자원 접근성’이며 특히 자원 접근에 대한 

영향은 일반적으로 여성 창업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

다. 미시적(micro) 환경수준은 ‘가족 및 개인 관계 네트워크’
이며 동기부여, 기회식별 및 자원획득 단계에서 성공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법

적 지위 때문에 여성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는 문화적, 제도적 

맥락에서 더욱 중요하다. 관계 네트워크는 여성이 벤처기업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식별하고 자원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벤처기업이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를 설정하

는 고객, 공급업체 및 공동 투자자와 긴밀한 관계 유지는 여

성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다.

2.3 기업의 혁신활동 변화

전 세계의 디지털화는 기업의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혁신활

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디지털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의 

불확실성은 기업 혁신활동의 근원인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R&D)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R&D보다 비즈니스 모델을 움직이는 

새로움과 혁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BM(2011)은 2010년
대 초부터 모바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업 및 산업 전반의 변혁이 확산되었으며 이 

단계를 비즈니스 모델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 되었다고 하

였다. 이는 기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고객 독자층 발

굴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남대일 

외, 2020). 
테이셰이라(2019)는 8년의 연구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가치

에 중점을 두고 소비사슬을 끊어내는 과정이 파괴적 혁신을 

이끈다고 주장하였다. 전통적으로 기존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

하는 인접소비 활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분리하는 것 또는 깨

뜨리는 것을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

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파괴의 원인은 기술이 아니라 

달라진 고객이며 고객이 원하는 것은 가치로 기업들은 기술

이 아닌 다른 종류의 혁신, 즉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의 필요

성을 말한 것이다. 1995년 세계 경영인들을 혁신에 집중하게 

만들었던 크리스텐슨 교수의 시장관점의 기술혁신과 지금의 

혁신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한다. 혁신이란 무엇인가? 기술, 
제품, 공정 또는 업무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의 기술혁신보다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며, 이는 고객이 자신

의 시간, 노력, 금전을 비롯한 전체 비용을 줄이기 위한 행동

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인터넷이 등장한 후 빠르게 

변해가는 혁신의 모든 패턴이 명쾌하게 설명된다. 시장파괴는 

신생 벤처기업도 신기술도 아닌 고객을 일으키는 것이며 소

비자의 욕구 변화를 따라가는 기업이라고 말한다. 시장파괴의 

주범은 기술이 아니며 진짜 파괴자는 소비자로 기업들은 기

술이 아닌 다른 종류의 혁신에 힘써야 한다.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변신이 필요한 것이다. 비즈니스 모

델은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시 말해 누구를 위해 어떻

게 가치를 창출하는지, 누구로부터 어떻게 가치를 확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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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준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에 대한 심층적 지식이 있어야 하며, 이는 고객 가치사슬

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테이셰이라, 2019). 비즈니스 모델에서 

‘고객 주도형 혁신’이라는 물결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흐름이

다. 따라서 고객 주도형 혁신을 이루고 싶은 기업은 혁신전략 

또한 새롭게 받아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기업 중심적이다. 경쟁사와 비교하면서 자기 회

사가 가장 잘 하는 것에 집중한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혁신은 고객이 주도함으로 고객 중심적 대응의 혁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테이셰이라, 2019). 즉 비즈니스 모델을 움직

이는 핵심은 새로움과 혁신이며 그 중심에는 고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고객에게 제시하는 가치는 제품과 

서비스에 담아서 전달되는 가격, 디자인, 품질, 구매와 소비 

과정에서의 경험 등이 모두 합쳐진 것이다(IBM. 2011).
오늘날 많은 산업과 시장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터

넷은 유통, 마케팅, 구매와 판매 활동을 위해 저렴하고 접근

하기 쉬운 채널을 제공하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낮추어준다. 그 결과 플랫폼 형태의 스타트업들이 매

우 많아지고 있다. 더 이상 계획, 전략, 실행이하는 과제는 하

향식, 위계적, 의도적,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

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테이셰이라, 2019).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 스타트업은 일반 창업기업보

다 혁신활동이 중요하며 고객 주도형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스타트업의 성공에 대한 해답은 고객 중심

의 비즈니스 모델에 있다. 여성 창업가들이 자신의 성공요인

에 대해 비즈니스 측면에서 관찰적이며 섬세한 비즈니스 운

영에 접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미란, 2020). 이에 

여성 스타트업이 고객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어떠한 혁신전략

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업 

고도화의 노력을 하는지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여성 창업가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Brush et al.(2009)이 제시한 비즈니스 생태계의 5M 프레임워

크를 활용하여 성공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다음으로 

혁신활동 측면에서 여성기업이 어떠한 혁신전략을 가지고 성

과를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

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이 모형을 통해 여성 창업가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비즈니스 생태계의 성공 영향요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혁신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

로 다음과 같이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연구질문 1: 여성 창업가는 기업의 성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연구질문 2: 비즈니스 생태계 측면에서 여성기업의 성공 영향

요인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질문 3: 여성기업의 혁신활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3.2 분석 대상 및 방식

본 연구는 여성 스타트업 중 투자 상위 기업을 분석 대상으

로 한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여성 창업가 중 최근 

가장 큰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은 스타트업으로 이들을 분석

하는 것이 변화하고 있는 기업 환경을 반영하여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 투자 상위 기업은 외부 투자자에게 

창업가의 비전과 혁신활동을 통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인

정받은 우수한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여성 창업은 

유통 및 소비자제품 서비스에서 대다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두 업종에서 분석 대상을 선정하되 업종 특성으로 인한 

편향되지 않도록 각각 2개 사례 기업을 선정하였다. 
기업 선정을 위해 벤처스퀘어(2019)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

용하였다. 벤처스퀘어는 업종을 11개로 분류하고 투자유치금

액을 전체기업과 여성기업 비중으로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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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의 투자유치금액 분포는 소비자제품/서비스가 

46.2%로 거의 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

분야는 여가, 교육, 푸드, 반려동물, 주거, 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유통/서비스가 19.2%이며 모바일마켓 이커머

스와 물류분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3> 스타트업 업종분류별 투자유치금액 비중(2019년)

자료 : 벤처스퀘어(2019)

여성기업의 투자유치금액 비중(2019년 기준)이 높고 혁신활

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통/서비스 분야의 ‘A사’와 ‘B사’를, 
소비자제품/서비스 분야의 ‘C사’와 ‘D사’를 선정하여 사례분

석을 하였다. 

<표 4> 여성기업 사례분석 대상

분석방식은 4개 기업의 인터뷰, 기사, 단행본, 기업정보 자료

를 조사하여 연구 모형과 질문에 맞게 분석하였다. 분석내용

의 객관성을 위해 투자 전문가와 스타트업 관계자의 심층 인

터뷰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추진하였다. 

Ⅳ. 사례 분석

유통/서비스 및 소비자제품/서비스 분야의 여성기업 사례별

로 여성 창업가의 성공 의미를 창업동기, 비전과 목표를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생태계 측면인 5M(환경, 시

장, 자금, 경영, 모성상태)에서 성공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마

지막으로 혁신전략과 성과를 통해 혁신활동의 특징을 살펴보

았다.

4.1 유통/서비스 분야

4.1.1 A사1)

A사는 여성기업 중 가장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성공한 유통/
서비스 분야의 스타트업이다. 물류망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했던 유통업에서 새벽배송 시장을 선도

하고 있는 모바일 장보기 서비스 기업이다.

4.1.1.1 성공 의미

A사 대표는 어릴 때부터 좋은 먹거리(식재료와 음식)에 관

심이 많았으며 이것을 잘 판매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창업을 시작하였다. ‘누군

가 싱싱하고 좋은 식재료를 집 문 앞까지 가져다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찾

았다. A사는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좋은 신선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출발한 스타트업으로 ‘생산자와 소

비자, 판매자 모두 행복해지는 유통과정을 만드는 것’을 비즈

니스의 목표로 두었다. 이 목표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하

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옳은 일을 

하겠다는 경영철학이 담겨있다. 또한 A사가 지켜야할 가치는 

내가 사고 싶은지, 많이 팔려야 마땅한지 등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모두가 사랑하는 프리미엄 마켓

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4.1.1.2 성공 영향요인

A사 대표는 해외 유학파 출신으로 글로벌 컨설팅 회사 경력

을 통해 30대에 창업을 하였다. 2015년 창업 당시 물류시장에 

새벽배송의 빈틈을 찾았다. 고객들이 출근 전 신선한 제품을 

받기를 원하며 생산자는 신선한 상태로 고객에게 배송을 원

한다는 수요를 통해 단순한 상품배송이 아닌 고객, 상품 공급

자 및 배달자 모두에게 상호 윈윈(win-win)하는 시장을 발견

하였다. 유통업이지만 서비스업에 더 가까우며 고객중심 경영

과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경영하고 있다. 이에 생산자와 소

비자 모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고객의 

목소리(Voice of Customer, VOC)를 듣고 개선하고 있다. 이처

럼 A사의 핵심 화두는 출발에서부터 고객이다. ‘어떻게 고객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시작해 위

기관리까지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경영하고 있다. 
A사는 여성 스타트업 중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다. 2016년 시리즈(Series)B 170억 원, 2018년 시리즈C 670억 

원, 2019년 시리즈D 1,350억 원, 2020년 시리즈E 2,000억 원을 

유치하였다. 2020년 유치금액은 올해 국내 스타트업이 투자받

은 금액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이로써 A사는 누적 투자유치 

금액이 4,200억 원이 되었다. A사는 아직 흑자전환이 되지 않

았으며 어떻게 하면 흑자가 나는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투자

를 할 때라고 생각하고 물류시스템 고도화, 고객 확대 마케

팅, 인재 유치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며 지속가능한 사업 

1) 국토교통부(2020.6.9.), 김난도(2020), 김연지(2020.5.8.), 세상을 바꾸는 시간(2019.5.22.), 손요한(2020.5.8.) 참고하여 작성

업종별 전체기업 비중 여성기업 비중 

유통/서비스 28.6% 19.2%
소비자제품/서비스 17.1% 46.2%
콘텐츠/미디어 3.5% 11.5%
소프트웨어 9.2% 9.6%

제조 1.4% 3.9%
교통/차량 9.1% 3.9%

헬스케어/바이오 12.2% 1.9%
부동산/임대 8.2% 1.9%

금융 7.0% 1.9%
블록체인 2.4% -
게임 1.3% -

　합계 100.0% 100.0%

업종 분야 여성기업 대표 설립일
투자유치금액
(2019년 기준)

유통
/서비스 

식품

A사 단독 2015.1.1. 1,350억 원

B사 단독 2017.7.27. 40억 원

소비자제품
/서비스

교육 C사 단독 2015.9.1. 120억 원

여가 D사 공동 2016.1.11 3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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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공고화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A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 선도 가능성을 보고 투자에 참여한 것이다. A사 

대표는 결혼하였으나 자녀는 없으며 남편은 유사 유통분야 

대표로서 가족으로서의 정서적․학습적 지원을 하고 있다. 2020
년에는 남편이 자회사 대표로 A사에 합류하면서 가족의 영향

력을 강화하였다. 

4.1.1.3 혁신활동

A사는 새벽배송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였으나 단지 

새벽배송 하나로 성공한 것이 아닌 ‘새로운 배송시스템과 유

통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물류 배송시스템 혁

신과 브랜드 상품 혁신을 통해 장보기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

을 선도하며 소비자들의 신뢰에 보답하는 서비스 제공에 최

선을 다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유통기업

들과는 차별적으로 상품 경쟁력을 통한 디테일의 혁신전략으

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A사는 생산, 입고, 분류, 배송까지 유통 전 과정을 일정 온

도로 유지하는 풀콜드체인(Full Cold Chain) 시스템을 국내 유

일하게 구축하였다. 많은 온라인 쇼핑몰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는 플랫폼에 머무르고 있지만 A사는 직접 상품을 매

입하여 관리하고 상품 큐레이션 방식으로 상품을 선별하여 

제공한다. 온라인 식품 큐레이션 플랫폼을 기반한 마케팅 방

식으로 국내 장보기 문화의 개척자 및 선도기업으로 성장하

고 있다. 고객은 물건이 아닌 가치를 사러오며, 고객의 한마

디에 경영의 답이 숨어있다는 집념을 지니고 있다. 이에 A사 

대표는 고객 지향적 실행은 좋은 상품을 큐레이션하기 위한 

상품 선정기준의 엄격화, 고객 불만을 빠짐없이 읽고 개선해

나가는 섬세함 등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역량과 그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팀의 역할 명확성과 자율적 시너지 조직 

하에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제도 및 시스템으로는 상

품위원회, 샛별배송, 프레스 솔루션, 풀콜드체인, 올페이퍼 챌

린지(All Paper Challenge), 제품별 MD 방식, 데이터 농장 등이 

있다. 누적 회원수가 500만 명(2020년 4월 기준)을 넘었으며 

매출액은 4,289억 원(2019년 기준)으로 매년 3.5배 높은 성장

을 보이고 있다. 물류처리 능력에서도 지난해 대비 물류센터 

면적을 4.9배 늘려 출고량이 2.9배 증가시켰다. 고객의 수요를 

반영하여 2019년부터 비식품인 리빙, 유아동, 반려동물 등 상

품을 확대해가고 있다. A사의 엄격한 입점기준을 적용하고 

축적된 큐레이션 노하우로 상품을 선별해 식품 못지않게 소

비자들의 만족과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A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이 많았으나 Covid-19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1.2 B사2)

B사는 못생긴 농산물을 건강 간편식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유통 기업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식물성 고기를 개발, 유통하

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으로 확대하여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4.1.2.1 성공 의미

B사 대표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이 취향

이 일로 연결되어 푸드 분야의 창업을 하게 되었다. 농가에서 

발생하는 재고들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보기로 나서면서 버

림받는 재고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다. 창업을 시작하기

로 맘을 먹기 전에 이로 인해 무엇이 되고 싶은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을 시

작할 때 ‘Why?’부터 생각하는 습관이 있으며 ‘왜 해야 하는

지,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지, 만약 한다면 뭐가 좋은지’ 등
에 관해서 질문하고 이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B사를 창업하

게 되었다. B사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구가 상생하는 

가치 소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회사명에도 이에 대한 비전

과 철학을 포함하였다. 지구인으로서 응당 해결해야 하는 먹

거리 문제와 환경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지구인으로서 뿌듯해 

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유통하고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

템을 만들자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다. 

4.1.2.2 성공 영향요인

B사 대표는 중앙지 기자 출신으로 포털기업에서 마케팅 등

의 다양한 경력을 통해 40대에 창업을 하였다. 전 직장에서 

PB사업을 총괄하면서 농장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재고의 중

요성과 이를 통해 버려지는 농산물의 가치를 찾았다. 이곳에

서 소비자들의 건강과 라이프 스타일에 도움을 주고 거기에

서 발생하는 수익이 자연스럽게 농사 수입과 연결되는 시장

을 발견하였다. 기존 제품에서 벗어나 농산물들의 가치 추가

에 집중하여 못생긴 농산물을 건강 간편식으로 가공하여 판

매하는 유통 회사로 출발하게 되었지만 과일, 채소, 곡물의 

경우 제품 개발 사이클이 짧아서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한계

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고민하던 중 우연히 미국 출장에서 

맛을 본 버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식물성 고기 개발과 유통 

시장에 기회를 발견하였다.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 불가능한 육식소비를 줄이는 대신 곡물 재

고로 대체육을 개발하여 사람, 동물 나아가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 유통업에서 연구개발(R&D)이 

필요한 제품으로 전환하면서 ‘농가선정 – R&D – 영업 – 제조

/농장설립 – 수출’의 전 과정의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에 시리즈A 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민간 자본 100%
로 구성된 여성 창업가를 위한 펀드인 ‘옐로우독 힘을 싣다 

투자조합’이 첫 번째로 투자한 기업이 되었다. 여성 창업가들

의 자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투자조합의 투자유치

2) 배우한(2018.10.14.), 백선기(2019.3.29.), 서상배(2020.7.25.), 손요한(2019.10.13.), 신원선(2020.6.29.), 유선희(2017), 장철규(2020.8.2.), LEADERS(2019.4.)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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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B사는 상품들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기 위한 생산 자

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B사 대표는 미혼이며 이전의 회사의 

경력과 현장의 경험, 관련 전문가의 정서적 지원과 학습 네트

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성숙한 비즈니스 환

경이 구축되기 위해 건강한 젠더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느끼

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1.2.3 혁신활동

B사는 못난이 농산물 문제해결에서 대체육 시장으로 전환하

면서 ‘식물성 고기를 개발하여 유통하는 푸드테크’의 비즈니

스 모델 혁신전략을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푸드 에코시스

템을 위해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기처리 Zero를 지향하며 맛

있고 건강한 음식을 통해 소비자의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개선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즉 창의적인 상품과 우수한 품

질, 농촌과 소비자 그리고 지구를 생각하는 상생의 가치를 우

선하고 있다. 창업 초기에는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 집

중하였으며 못생긴 농산물 재고를 줄이는 방안에 주력하여 

과일주스, 병조림, 분말스프 등의 다양한 가공식품을 상품으

로 기획하고 시의 적절하게 판매하였다. 제품을 가볍고 신속

하게 시장에 출시한 후 고객의 피드백을 토대로 개선하고 발

전시켜가는 방식으로 제품을 출시하였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R&D에 집중하여 식물성 고기 상품

인 ‘언리미트(unlimeat)’를 개발하여 B2B(기업과 기업간 거래)
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식물성 고기 개발은 한번으로 끝나

지 않고 완성도가 중요하여 고도화를 통해 버전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고객은 비건 고객이 아니며 간헐적 

다이어터, 고기를 가볍게 즐길 고객, 플렉시테리안(flexiterian)
을 타켓팅하며 확대해가고 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시장으로 B사 만의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여 구매, 재구매, 전

환율 확인 등 데이터 기반의 역량도 확충하고 있다. 스타트업 

규모에서는 내부에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음으로 관

련 전문가를 직접 찾아다니며 아웃소싱 방식을 활용하고 있

다.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켜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 간 협업의 상생구조를 통해 부

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다. 처음부터 푸드테크로 시작한 기

업이 아니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부족하였으나 내부 

학습을 통한 혁신과 외부적으로 개방형 혁신 방식을 통해 점

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019년 말부터 국내 최초 구워먹는 

식물성 고기를 판매하면서 푸드테크 영역에서 혁신적인 역할

을 하고 있으며 기술력과 기획력, 네트워크에 높은 역량을 가

지고 있다. B사는 식물성고기의 혁신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국내 곡물 재고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회

적 가치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력도 기대된다. 2년간 

연구개발의 결과인 대체육은 2020년 초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A-벤처스(우수 농식품업체)에 뽑혔다. 벨기에, 영국, 
미국 등에서 우수한 제품, 기술 및 지속 가능성이 우수한 기

업에 주는 상을 받았다. 회원수와 매출액은 비공개이나 8개 

브랜드의 14개 메뉴를 개발(2020년 7월 기준)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에 판매를 통해 성장을 하고 

있다. 
Covid-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B사는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최종 목

표를 가지고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까지 진

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4.2 소비자제품/서비스 분야

4.2.1 C사3)

C사는 온라인 취미 학습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

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 기업이다. 

4.2.1.1 성공 의미

C사 대표는 대학시절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으며 온라인 

과외, 취미 강좌 플랫폼 등 다양한 학생창업을 시도하였다. 
창업기업 경험의 시작은 선배가 창업한 과외 매칭 서비스 기

업에서 일이였으며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 낸다는 일

의 매력과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C사의 초기 구성원은 이전 

동료로서 지내던 멤버가 그대로 C사로 전환하였는데 그만큼 

팀워크가 좋았기 때문이다. C사는 ‘모두가 사랑하는 일을 하

면서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강좌

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면서 

일을 계속하고, 수강생들은 원하는 강좌를 마음껏 들으면서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이는 고객의 문제를 기존과 다르게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 다
른 취미 서비스와 달리 C사는 경험과 체험, 지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일회성 수업으로 콘텐츠를 소비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준히 나만의 일을 시도하고 내 손

으로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 볼 수 있게 하여 고객에게 경험

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이 팔고 싶은 강좌

가 아니라 수강생이 마땅히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클래스를 개설하기 위한 노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4.2.1.2 성공 영향요인

C사 대표는 대학시절인 20대에 창업을 하였다. C사 창업 이

전에 20번 정도 유사 사업 실패의 경험을 통해 고객의 수요

와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다. 비대면 서비스

에 대한 수요와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퇴근 후나 주

말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새로운 취미생활을 시작하고 싶

다는 욕구가 커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 다양한 취미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의 아이템을 발굴하였다. C사는 교육 서비스 

성격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좋은 팀

에서 일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조직이 확장되는 과정에

3) 고양이가 조은(2020.9.21.), 김태연․조해리(2020.10.3.), 이선주(2019), 이필재(2019), 차지현(2019.8.), EO(2019.9.11.)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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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착하고 똑똑하고 야망있는 사람’을 인재상으로 하여 채용

하고 있다. 좋은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것이 최고의 경영과 복

지로 생각하며 각자 목표를 스스로 정해 일의 효율을 극대화

한다. C사는 창업 후 1년 만에 시리즈A 120억 원(2019년)을 

투자받았다. 투자사는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는 욜로, 소확행, 
워라벨 등 최신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C사의 시장 확장 가

능성을 높이 보았다. C사 대표는 미혼이며 다양한 사업경험

을 한 선배와 동료들로부터 정서적 지원과 학습 과정을 공유

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C사 대표는 혁신적인 비즈니

스 모델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함께 할 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2.1.3 혁신활동

C사는 ‘온라인 강의 기반 다면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혁

신전략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 없는 취미 앱으로 서비스 제공

을 위해 혁신한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들

이 올라와 있는 다양한 강의 영상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C사

는 특정 취미를 배우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필요한 실제 준비물까지 함께 서비스하는 것

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외에 플랫폼과 공급자가 단기로 우

선 계약을 맺은 후 학습자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을 통해 학습자 이외에 공급자가 안정적으로 양질의 콘텐츠

를 서비스하고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서비스

와 밸류체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부터는 

취미 외에 커리어와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하였으며 

최고의 크리에이터 섭외와 고객 수요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고객 연령층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과 B2B 서비스도 계획하

고 있어 혁신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19년 9월 손익분

기점을 통과하였으며 회원 수는 40만 명, 가입 크리에이터 수 

8,000명, 누적 방문자 수 700만 명(2020년 8월)으로 높은 성장

세를 보이고 있다. 취미개발에 특화된 500개 이상의 크리에이

티브 클래스가 개설되었으며 수강생 평균 만족도가 96.9%로 

양질의 클래스로 평가받고 있다.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언택트 라이프를 가속

화하고 있다. 직접 만나지 않고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 상에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여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은 더욱 각광받고 있다. Covid-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집 

안에서도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성장과 

함께 C사의 혁신활동은 더욱 커질 것이다. 
 

4.2.2 D사4)

D사는 국내외 여행에 특화된 여행정보 전문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다. 
4.2.2.1 성공 의미

D사 대표는 여행을 좋아해서 공동창업을 하였다. 창업 초기

에는 여행이 일이 되는 것에 걱정을 했으나 지금보다 더 다

양하고 재미있는 여행 콘텐츠를 만들어갈 생각을 하면 정말 

신나고 기대가 된다고 한다. 창업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내놓

은 서비스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자극을 

받아서 내 이름으로 된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제대로 된 자유여행 모바일 가이드를 만들자’라는 마음

으로 창업을 시작하였다. D사의 비전은 ‘고객의 여행의 시작

과 끝을 책임진다’이며 ‘아무런 여행 준비를 하지 않아도 누

구나 쉽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여행정보 플랫폼과 다른 점은 타 서비스는 여행 

중개 등 여행 준비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D사는 

준비없이 떠난 여행에서 여행 가이드 앱하나로 완벽하게 여

행할 수 있게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에 차별성이 

있다. 

4.2.2.2 성공 영향요인

D사 대표는 모바일 플랫폼 기업에서 신규 소셜서비스 프로

젝트를 총괄 등 온라인 플랫폼이 경력을 통해 공동대표로 부

터 창업 제안을 받아 40대에 함께 창업을 하였다. 여행정보는 

홍수의 시대이나 최근의 고객은 보다 직관적이고 풍부한 정

보를 보유한 플랫폼과 예약 같은 준비 과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시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커머스가 아닌 정보에 집중하여 고객 자신이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가까운 음식점, 볼거리 등을 추천받을 수 있고 예약

도 가능한 서비스를 고민하였다. D사는 고객의 수요를 파악

하기 위해 서비스 시작 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7
개 도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한국인 해외 여행객 

80%가 상위 20%의 인기 해외 여행지를 찾는다는 점에 착안

해 전 세계 150개 도시의 상세 정보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

면서 자유 여행객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게 되었다. 
D사 대표는 이전 기업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능한 개발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며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인력 운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016년 시드투자 12억 원을 시작으로 2018년 시리즈A 120억 

원, 2019년 시리즈B 300억 원을 받아 전체 432억 원을 투자 

유치하였다. 방대한 데이터 기반을 강화하여 서비스를 개선 

및 확대를 강화하고 있다. D사 대표는 워킹맘으로 기업대표 

역할과 함께 아이 키우는 일을 병행하고 있다. 휴가마다 아이

들을 데리고 해외를 갈 때 일과 병행하며 여행 계획을 짜기

는 어려움이 있던 경험을 통해 부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해

외여행을 갈 때 좀 더 쉽고 가볍게 여행을 갈 수 있는 방법

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였으며, 이 여행 가이드 앱은 나를 위

한 여행 앱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과 남성이 공

동대표로 각각 더 잘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역할을 나누어 맡

음으로써 워킹맘으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4) 김병주(2020.3.25.), 배병욱(2019.6.15.), 안희정(2020.8.18.), 이후섭(2020.5.28.) 참고하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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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혁신활동

D사는 ‘여행 준비가 필요없는 여행을 위한 플랫폼’의 비즈

니스 모델 혁신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철저히 여행자 

시선에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여행 회사가 아닌 IT기업으로서 

다양한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검색 기술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

으며 차별성 없는 콘텐츠는 추천의 의미가 없음으로 추천 필

터를 다르게 두는 방식의 차별화 및 세분화에 집중하고 있다.
핵심 성공요인으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와 공개된 API, 그

리고 가이드북의 정보를 모아 65만 건 정도되는 데이터베이

스를 통해 고객들이 가이드북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다른 앱

을 사용할 필요없이 현지인처럼 해외를 여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객의 여행 동선에 도움이 되는 앱을 지속적으로 개

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누적 가입자가 450만 명(2019년 7월 

기준)을 넘었으며 작년대비 올해 고객의 여행 일정 등록 건수

가 10배, 여행 장소 페이지 조회수 10배, 여행 콘텐츠 조회수 

9배가 증가하는 등 이용자 지표의 조회수의 상승세가 지속되

고 있다. 
Covid-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어 D사는 국내여행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를 추진하였다. 국내여행 서비스 이후 

사업 회복세를 바탕으로 B2B 제휴, 콘텐츠와 기술력을 강화

하며 국내외 여행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4.3 주요 특징

투자 상위 여성 스타트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 여성 

창업가의 성공 의미, 비즈니스 생태계 측면의 성공 영향요인, 
혁신활동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 창업가에게 성공의 의미는 고객과의 신뢰관계 확

립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 추구가 아닌 장기적으로 모두에

게 옳은 일이 되어야 하는 사회적 목표 추구도 포함되어 있

다. 창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본인이 좋아하는 관심사와 경

험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

으로 나타났다. 여성 창업가는 개인의 삶과 일의 균형을 이루

어 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한

다.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것은 기업의 매출, 이

익 등의 양적 성장보다 고객 만족과 연관된 질적 성장을 위

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생태계 측면에서 여성기업의 성공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환경 요소인 교육과 경력은 창업을 시작하

게 된 동기와 기업 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시장은 

디지털화로 인한 변화는 기업과의 경쟁, 거래 및 투자 방식을 

수평적으로 전환시키며 여성 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여성 창업가는 뛰어난 관찰력과 

유연성, 실행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에서 속도의 경제로 이행

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경영은 고객 가

치를 최우선으로 중시하며 소비자 – 생산자 - 판매자 모두의 

만족과 신뢰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을 위해 고객 피드백과 

경험 구축을 중요시하고 있다. 성과 중심의 목표 달성보다는 

문제해결 방식으로 과정에 집중하며 이를 위해 자율적 시너

지 조직 문화와 함께 데이터 기반을 중시하고 있다. 자금지원

은 여성기업이라는 성격보다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이 투자 

유치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여성 창업을 위해 여성만을 위한 

펀드가 조성되고 있으나 투자유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상태는 여성 창업가는 대부분 일에 매진할 수 

있는 미혼 또는 자녀가 없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기업의 지

원을 받고 있어 선배와 동료의 관계를 통한 학습 네트워크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의 혁신활동은 고객 중심 비즈니스 모

델의 혁신전략으로부터 시작된다. 기술혁신 등의 파괴적 혁신

이 아닌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지속 성장뿐만 

아니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혁신을 중요시하고 있다.
여성 창업가는 섬세하고 디테일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신속하게 고객 수요와 변화하는 트렌드를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여 기업의 가치 창출과 지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스타트업은 다양한 미해결과제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창업자

(entrepreneur)와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

(business model)로 구성된다.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회를 포착

하는 역량,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역량, 비즈

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역량 등 스타트업을 연구함에 있

어서 창업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라는 사회적 환경의 젠더적 

속성은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여성 스타트업의 사례를 통해 젠더적 

관점에서 성공의 의미, 성공 영향요인, 혁신활동을 살펴본 데

에 의의가 있다. 한국의 대표 여성 스타트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 창업가는 일반 기업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성공 즉, 수익 창출이나 매출 성장만큼 일과 삶의 

만족과 함께 균형을 중요시하였다. 여성 창업가의 경우 내재

적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기업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는 해

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고객과의 신뢰 관

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여 실시간 고객 

의견을 피드백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경험을 구축하는 

것은 혁신활동만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보다 고

객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집중하고 이때의 고객은 사

용자에 국한된 것이 아닌 생산자 – 소비자 - 판매자와 조직내

부 구성원 모두가 포함된다. 이는 해외 연구에서와 같이 질적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지속성을 가진 성장 플랫폼을 구축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는 기혼자 또는 위킹맘

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음으로 사례로 다루는 여성 창업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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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경력단절이나 워킹맘으로서의 어려움이 큰 문제로 나타나

지 않았다. 개인 의지와 열정,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학습 네

트워크가 창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 창업가는 결혼, 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여성기업의 어려움으로 경력단절 및 워킹맘 등이 

경영활동의 어려움으로 크게 작용함으로 이를 고려한 향후 

연구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는 기존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차

지하고 있고 여성에게 유리한 제품이 아닌 유통 및 소비자 

제품 서비스 분야의 기업이다. 여성 창업가는 기존의 기업들

이 운영하고 있는 분야에서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창업을 시작하였

다. 그 사이에서의 빈틈을 찾아 새로운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 것이다. 분석 사례 

여성기업들은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업들로 가시적인 성과보

다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에 더 집중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하지만 몇 년 후에는 수익창출을 위한 혁신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성장통을 겪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한 

연구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성 스타트업은 2018년 이후 본격화되어 2년 내 짧은 시간

에 현재 200개가 넘는 우수한 여성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뿐만 아니라 이후의 

성장단계에 이룰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예로 이들의 경영 및 혁신활동에 대한 현황 및 특징,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향후 연구를 통해 여성 스타

트업의 특성이 일반 창업, 남성 기업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

지 시사점과 의미를 찾을 때이다. 
여성이 창업하기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벽은 낮추어졌고 여

성 창업가가 성공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는 마련되었다. 중장

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성 창업가들의 창업동기, 성공의 의미와 혁신활동, 엑싯

(Exit)에 이르는 사례가 축적되어야 한다. 또한 남성 스타트업

과 구별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근거가 마련되어

야 한다. 또한 여성 스타트업 내에서도 정책대상을 세분화하

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경력단절을 겪는 여

성의 연령층, 기혼의 경우 자녀 유무, 자녀 연령 등 정책대상

을 세분화하여 지원책을 마련해야 여성을 실제적인 경제의 

주체로, 창업가로, 혁신가로 롤모델이 많아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을 갖는다. 여성 스타트업을 대상

으로 기존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은 시사점을 얻을 수는 있었

으나 그 수가 많지 않고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이

다. 또한 이론적 분석 방식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례연구의 기

초 분석에 머무르고 있어 여성 창업가의 성공과 성공요인이 

일반 기업과의 명확한 차이가 다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는 분석 모형과 대상 수를 보완하여 해결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가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어 여성 창업가가 경제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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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on Success and Innovation Activities

of Women Entrepreneurs: Focusing on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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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is crucial. The popularization 
of start-ups, digital transformation, and WEconomy trends have lowered the barriers to opportunities for women to start a business and 
provide an environment in which women can grow faster.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process of success of women entrepreneu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strategies and 
achievements by linking the recent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of a company, factors influencing the success of women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activities. To this end, four companies’ cases were analyzed in the fields of distribution/service and 
consumer products/services, which are areas of large investment among female startups. The result shows that women entrepreneurs 
recognize the meaning of success as creating and continuing to create a ‘corporate value through establishing a trust relationship with 
customers’ within the ‘balance between personal life and work.’ In terms of the business ecosystem, women entrepreneurs strive for 
‘business activities based on the win-win growth of consumers, producers and sellers’ for success, and rather ‘focus on the process with 
a problem-solving approach’ rather than achieving performance-oriented goals. Also through excellent power of observation, flexibility, and 
execution power, women entrepreneurs conduct business by adapting to changing trends. In terms of innovation activities, the innovation 
strategy of women-led companies puts priority on ‘creating the value customers want’ and focuses on innovation in the ‘customer-centric 
business model’ rather than technological innovation. As such, women-led companies show several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which 
enable them to create corporate value and achieve sustainable growth.

The barriers to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women to start a business have been lowered, and an ecosystem has been created for 
female startups to grow. But why are there still so few women entrepreneurs, and the answer to where we need to close these gaps is 
ultimately a close analysis and investigation of the field. We must present milestones for growth steps through the accumulation of case 
studies of women startups that have exited. In addition, women can stand as economic agents only when the policy targets are 
subdivided and specific approaches to child-rearing and childcare for women entrepreneurs must be taken. This paper expects to serve as 
basic data for follow-up studies and become the basis of research for women entrepreneurs to grow as economic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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