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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혁신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가벼운 창업’의 증가, 전문인력 및 자금 수급의 문제 등으로 여전히 기술창업으

로의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성장 및 성공 창출의 핵심 요인을 창업가의 역량, 정부지원 

만족도로 보고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가의 기술적 배경(전공연계성, 연구경험, 특허보유, CTO보

유)에 따른 차이검증을 통해 기술창업의 독자적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9월 7일부터 26일까지 대전, 대구 지역의 

연구개발특구와 창업보육센터에 위치한 업력 7년 이내의 기술창업자를 대상으로 217개의 유효 설문을 수집하여 연구 검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창업가의 성취역량, 개념화 역량, 네트워크역량, 시장인지 역량은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조직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지원만족도는 창업자의 

성취역량과 재무성과의 관계에서 정(+)의 조절 효과를 보인 반면, 다른 역량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자

의 기술적 배경(전공연계, 연구 경험, 특허보유, CTO보유)에 따라 차별적인 정(+)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국내외 정책 

및 문헌 연구를 통해 체계화되고 분류된 기업가 역량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고, 개인 창업보다는 팀 창업을 제고하는 문화가 더욱 확

산 되어야 함을 증명하였으며, 기술창업의 독자적인 특성인 기술적 배경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핵심주제어: 기술창업기업, 기업가 역량, 정부지원만족도, 기업성과, 기술적 배경

Ⅰ. 서론

급격한 기술변화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해결방법으로 변화에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이다.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4차 산업혁명

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작고 기민한 조직의 빠른 시

장 대응력이 요구된다. 이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술기반 창업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경제 분야의 국정

방향으로 설정하고, 기술 전문 인력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

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창업

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9.8% 증가한 1조 4,517억 

원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2017년 이

후 연구개발 지원예산의 평균증가율은 약 34%로, OECD 국가

들 중에 GDP대비 R&D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

고 서비스 기반의 가벼운 창업 증가로 인한 과열경쟁, 기술전

문인력 및 창업자금 수급 문제 등으로 기술창업으로의 접근

은 여전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기술창업은 창업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및 기술, 경험에  

기반 하여 이루어지는 창업으로 창업가의 역량이 매우 중요

하며,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창업가의 만족도에 따라서 기

업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창업에서 

창업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부지원 

만족도가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업가 역량’, ‘기업가정신 역량’, ‘역량’에 대한 

국내외 정책 및 문헌연구를 통해 기업가 역량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고, 기업가 역량과 

기업성과와의 관계에서 창업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원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경영자의 

기술적 경력과 훈련은 조직의 문제의식 및 해결에 있어서 상

당한 영향을 미친다(Dearborn & Simon, 1958; Waller et al., 

1995)는 관점에서 볼 때 창업자의 창업이전 경력 및 경험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안승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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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가적인 연구로 창업가의 기술적 배경에 따른 차이검

증을 통해 기술창업의 독자적인 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기술창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즉 기술창업(Technology 

Entrepreneurship)은 기술을 토대로 하여 독창적 창업능력

(Creative Entrepreneurship)과 혁신사고(Innovative Thinking)를 

기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기술창업을 혁

신 기술을 창출하는 기업군으로 지칭하지만, 혁신기술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어 벤처기업(Venture Firm), 기술혁신기업

(Technology Innovation Firm), 혁신선도기업(Innovation Leading 

Firm), 신기술기반기업(New Technology Based Firm: NTBF), 기

술 집약형 기업(High Technology Small Firm: HTSF)등 포괄하

는 의미로 정의되어 진다(창업진흥원, 2013). 그 외에도 

venture, small business venture, start-up company, small 

technology firm, high-tech firm 등으로 쓰여 진다(길운규 외, 

2014).

기술창업에 대한 해외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Cooper 

& Bruno(1977)는 과학자 또는 기술전문가에 의해 설립되며, 

R&D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기술혁신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초점을 맞춘 기업으로 정의하였고, 

Rickne & Jacobsson(1999)는 ‘특허 등 기술기반을 갖추고 기업

가 정신을 가진 젊고 작은 독립된 기업’으로 산업 및 산업 관

련 서비스의 지식집약도와 과학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작은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Deeds(2001)는 드물고 모방할 수 없으

며 거래하기 어려운 자원과 능력을  개발하여 상용화하는 벤

처기업으로, Tiago et al.(2015)는 기업이 파괴적 기술을 제품

에 구현하면서 기술을 경쟁우위로 인식하고, 기술 솔루션을 

중심으로 자원을 결합하여 사업기회를 인식 하고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기술창업에 대하여 국내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김미나·표시열(1997)은 S/W, 정보통신, 반도체 전자 등 부가가

치가 높은 첨단 분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술 혁

신적 벤처기업으로 정의하였고, 양수희 외(2011)는 혁신을 기

반으로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최태문·조성

의(2012)는 지식, 첨단기술 인프라, 혁신, 우수기술 노하우, 기

초과학, 재산권 확보 등 기술적 요소를 기반으로 창업된 기업

으로, 윤형보(2015)는 ‘기회형’ 창업동기를 가진 기업으로, 고

부가가치 산업 영역에 위치하며, 창업성공 시 새로운 가치 창

조로 산업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

으로 정의하였으며, 신동평 외(2018)은 혁신기술의 창출, 높은 

R&D 집중도, 기술우월성의 특징을 지니고 새로운 제품과 서

비스를 토대로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기술창업기업의 특징은 기술자원에 따라 소유기반자원과 지

식기반자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최종열, 2013). 소유기반자원

은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과 같은 재산적 권리 및 기술적 

자원을 인정받는 형식적 자원을 말하고, 지식기반자원은 기술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 받지는 못하지만 기술선택능력, 기술적 

문제해결능력 등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와 같은 암묵

적 자원을 말한다. 또한, 기술창업이 지식을 기반으로 혁신활

동을 이어가는 창업인 만큼, 지식 집약적(Knowledge 

Intensiveness), 혁신성(Innovativeness), 가치중심성(Value 

Orientation)으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창업진흥원, 2017).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 기술기반 창업을 정의하고, 실무적 활용도를 높이

기 위하여 기술창업의 개념을 첨단 기술제조업에서 지식집약

서비스업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여 산업의 분류를 새롭게 정

립하였다(창업진흥원, 2017). 2019년을 기준으로 창업기업은 

129만개로 전년대비 4.4% 감소하였으나,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22만개로 3.9% 증가하였으며, 전체 창업기업의 17.2%를 차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중소벤처기업부, 2020).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술창업기업을 정의해보면, ‘고위험, 고

성과’의 특징을 가지며, 새로운 지식·기술·경험·아이디어 등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활동을 이어가는 7년 이내의 중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2.2 기업가 역량

자원은 기업이 제어하는 모든 자산, 기능, 프로세스 및 지식

을 포함한다(Barney, 1986; Edelman et al, 2005). 기술기반기업

의 경우, 역량기반 관점(Hamel & Parhalad, 1990)이 자원 기반

에서 자주 설명된다(Schriber & Lowstedt, 2015; García‐Cabrera 

et al, 2019). 창업 및 기술창업 분야에서 역량은 특정 직무에

서 효과적이고 뛰어난 경영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능력으로 개념화된다(Klemp, 1980). 기업가 역량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 또한 다양하다. Bird(1995)는 기업가 역량을 

벤처의 탄생, 생존 및 성장을 초래하는 특정지식, 동기, 자기 

이미지, 사회적 역할 및 기술 등과 같은 근본적인 특성으로 

정의하였고, Man & Lau(2000)은 성격특성, 지식 및 기술을 포

함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2.2.1 기업가 역량에 대한 국내외 정책연구

중소벤처기업부의 K-Startup과 이노비즈(INNOBIZ)는 예비창

업자와 기창업자의 사업성과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창업가역량, 혁신역량을 개발하였고,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WorkNET, 2020)은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한 창업적성검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창업가 역량을 정의하였으며, 교육부의 

YEEP, K-CESA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창업가 정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창업가 핵심역량을 개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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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부처별 역량 분류표

주관부처 역량 세부역량

중소벤처

기업부

K-Startup의 

창업가역량

∙기업가정신 : 추진력, 위험감수성, 몰입,

상황인지, 효율적 처리, 문제해결능력

∙준비성 : 창업자 및 사업 준비성, 팀 구성,

자금준비, 마케팅역량, 제작역량, 성장자금

유치역량

∙CEO리더십 : 추진력, 경영전문성, 위기대

처능력, 혁신성

∙조직역량과 혁신성 : 혁신준비역량, 마케팅

역량, 조직 강화역량, 성장자금유치역량,

개발역량, 생산역량

이노비즈의 

혁신역량

∙기술혁신능력 : R&D활동지표, 기술혁신체

제, 기술축적시스템, 기술 분석능력

∙기술사업화능력 : 기술제품화 및 생산화능

력, 마케팅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 경영혁신능력, 변화대

응능력, 경영자의 가치관

고용노동부
워크넷의 

창업가역량

∙사업지향성, 문제해결, 효율적 처리, 주도

성, 자신감, 목표설정, 설득력, 대인관계, 자

기개발노력, 책임감수, 업무완결성, 성실성

교육부

Yeep의 

청소년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가치창출 역량군 : 혁신성, 사회적 가치지

향, 변화민첩성 

∙도전 역량군 : 성취지향성, 위험감수성 ,회

복탄력성

∙자기주도 역량군 : 자율성, 자기관리, 끈기

∙집단창의 역량군 : 공동의사결정, 자원연계

역량, 협력성

K-CESA의 

대학생 

핵심역량

∙의사소통능력, 종합적(평가적·대안적·추론

적·분석적)사고력, 자원정보기술 활용능력,

글로벌역량, 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능력

출처 : INNOBIZ(2014)·YEEP(2020)·K-CESA(2020) 홈페이지, 창업진흥원(2015)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EU의 경우 다양한 계층에게 교육 프

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핵심 역량 및 창업가 정신 역량을 

개발하였고, 독일은 자격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역량을 개발하

였으며, 미국의 국립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는 

21세기 기술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표 2>해외 국가별 역량 분류표

나라 역량 세부역량

EU

자격프레임

워크의 

창업가정신역량

(EntreComp)

∙아이디어와 기회 : 기회포착, 창의력, 비전, 아이

디어가치 평가,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사고

∙자원 : 자기신뢰와 지속적 발전에 대한 확신, 동

기부여와 끈기, 자원동원,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분별력, 인적자원동원

∙행동 : 솔선수범, 기획 및 관리, 불확실성, 모호

성 및 위험성 대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경험을 통한 학습

독일
자격프레임워크

(DQR)의 역량

∙개인적 역량 : 사회적 역량(팀/리더십, 참여, 커

뮤니케이션), 자율성(자율적 책임, 성찰력, 학습

역량)

∙전문적 역량 : 지식, 기술(도구적 및 체계적 기

술, 판단력)

미국
국립연구

위원회의 역량

∙인지역량 : 인지과정 및 전략(비판적사고, 문제

해결, 추론 또는 논의, 판단력, 의사결정, 적응학

습, 실행기능),지식, 창의성

∙개인역량 : 지식개방성, 직업윤리 또는 양심성,

긍정적 자기평가

∙ 대인관계역량 : 팀워크 및 협업, 리더십

출처 : Bacigalupo et.al.(2016), DQR(2011), National Research Council(2012)

2.2.2 기업가 역량 구성요인

김춘근 외(2014)의 연구에서는 기술창업의 기업가역량을 조

직적·전략적사고·기술적 역량으로 구성하였고, 양수희 외(2011)

는 기업가 역량을 성취·전략적사고·기술적·조직적·사회적·창의

성·시장인지 역량으로, 정주호(2010)는 기업가 역량을 행위적·

관리적 역량으로 구분하여 행위적 역량에는 비전제시, 관리역

량, 리더십을, 관리적 역량에는 개념적·인간적·정치적 능력으

로 세분화하였다. 

Chandler & Jansen(1992)는 기업가의 역량을 관리적 역량, 기

업가적 역량, 기술적·기능적 역량으로 구분하였고, 

Mitchelmore & Rowley(2013)은 기업가 역량을 기업가적 역량

과 관리적인 역량으로 나누어, 기업가적 역량에는 혁신과 마

케팅을, 관리적인 역량에는 재무, 인사관리, 운영과 전략관리

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Ahmad et al.(2010)은 기업가 역량을 

전략적 역량, 약속, 개념적 역량, 기회, 조직화 및 리딩, 관계, 

개인적 역량, 학습역량으로 구성하였다. 

기업가 역량의 구성요인은 연구자마다 상이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정책 및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역량’, ‘기업가정신역

량’, ‘창업가역량’의 정의 및 세부역량을 조사 분석하여 공통

된 기업가 역량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업가 역량은 Lumpkin 

& Dess(1996)의 연구에서의 EO(Entrepreneurial Orientation)의 

차원으로 성공적인 창업에 영향을 주는 행동 요인으로 개인

적 역량을 고려하였다. 도출된 기업가 역량은 Tittel & 

Terzidis(2020)이 개발한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개인적, 사회

적, 전문적 수준으로 나누어 각 수준별로 개인적 역량, 사회

적 역량, 전문적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개인적 역량은 개인적 

수준의 인간적 역량으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자

신의 삶을 살아가는 개인의 능력과 준비상태(Tittel & Terzidis, 

2020)를 말하며, 사회적 역량은 대인관계 및 팀 차원에서의 

관계 역량으로 기업의 내·외부 관계자들과 원활히 교류하면서 

의사소통, 협력, 등 사회적 맥락에서 적절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능력(Tittel & Terzidis, 2020)을 말하며, 이는 Alder 

& Kwon(2002)의 사회적 자본은 연결의 자본과 외부적 네트

워킹을 가능하게 하는 내부적 결속(bonding)자본으로 정의한 

것을 활용한 개념이다. 전문적 역량은 도메인별 전문지식 수

준으로 도메인 또는 방법적 역량이라고 하며, 도메인 고유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분야의 업무와 문제를 적절

하게 해결하는 능력(Tittel & Terzidis, 2020)이다. 국내외 정책 

및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된 19개의 공통 기업가 역량은 

정의된 상위역량(개인적·사회적·전문적 역량)과의 관련성 및 

대표성에 준거하여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진다. 단, 정치적 역

량과 윤리적 역량은 제외된다. 각 수준별 하위요인을 살펴보

면, 개인적 역량은 성취역량, 창의성역량, 개념화역량으로, 사

회적 역량은 조직적 역량 (내부), 네트워크역량 (외부)으로, 전

문적 역량은 기술적 역량, 전략적사고 역량. 시장인지역량으

로 분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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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기업가 역량 구성요인

2.3 정부지원만족도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창업에 필요한 사업자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기술전수, 사후관리 등을 창업자에

게 제공하는 것이다(Johnson, 1990). 창업지원사업 만족도는 

창업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이다(장영혜 

외, 2020). 우리정부의 2020년 창업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중

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16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유형별로는 창업사업화, R&D, 시설·공간·보육,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크로 구분된다. 지원유형별 세부내용을 살펴보

면, 창업사업화지원은 창업 단계별로 사업화, 시제품 제작 등

에 필요한 자금, 교육, 멘토링 등의 지원을 말하며, R&D 지

원은 기술·연구 개발, 자금, 인프라 등의 지원을 의미하며, 시

설·공간·보육 지원은 창업보육센터·사업 공간·메이커스페이스 

등의 지원을 의미하며, 창업교육지원은 실전창업·창업실습교

육, 메이커창작활동 등의 지원을 의미하며, 멘토링은 분야별 

전문 멘토링 지원을 의미하며, 네트워크지원은 경진대회, 창

업지원사업 연계 등 후속지원을 의미한다(중소벤처기업부, 

2020). 

장영혜 외(2020)의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사업 만족도와 경영

성과의 정의 영향 관계를 고려하였고, 창업기업의 특성상 사

업수행을 위한 역량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어서 대부분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필요역량을 보강하는 경향을 여러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업가역량과 기업성과에서 지원유형별

(사업화, R&D,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 네트워크) 만족

도가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2.4 기업성과

기업의 성과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창업의 성과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안승

구, 2017). Stuart & Abetti(1987)는 기술창업의 성과를 측정하

기 위하여 네 가지 차원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조사대상

자 주관의 개입 여부에 따라 객관적 혹은 주관적 성과로 구

분, 두 번째는 성과의 단계를 둘, 혹은 그 이상으로 계층화하

는 이분법적 또는 다층적 성과로 측정하거나, 연속변수로 측

정하는 연속적 성과로 구분, 세 번째는 재무적 지표(매출, 이

익, 비용 등)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재무적 성과 혹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 네 번째는 목표달성 정도에 따른 구분, 그밖에

도 최근에는 기술적 성과로 구분하고 있다(안승구, 2017). 

선행연구에서는 객관적·주관적 성과와 재무적·비재무적 성과

를 연구목적에 맞게 조합하여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술창업의 특성상 재무자료를 외부에 제공하기 꺼려하고

(Robinson & Pearce, 1986), 초기 창업의 경우 상장 감사 이력

이 없어 공시된 데이터가 제한적(Cooper, 1971)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재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건 어려

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는 다양한 성과들 중에

서 두 가지 이상의 성과를 선택하여 활용하거나, 객관적 지표

에 대하여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Romanelli, 1989; Stearns et al., 1995; 

Helms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재무자료를 외부에 제공하기 꺼려하는 기술

창업의 특성을 고려하여(Robinson & Pearce, 1986), 연구대상

자의 주관이 개입(Stuart & Abetti, 1987)된 기업의 재무적·비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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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술창업기업의 기업가 역

량과 기업성과의 관계, 정부지원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

고자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독립변수인 창업가 역량은 개인

적 역량(성취역량, 창의성역량, 개념화 역량), 사회적 역량(조

직적 역량, 네트워크역량), 전문적 역량(기술적 역량, 전략적

사고 역량, 시장인지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조절변수인 정부지

원만족도는 사업화·연구개발·창업교육·멘토링·시설공간·네트워

크지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인 기업성과는 재무적 성

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모형은 

<그림 2>과 같다. 기업가의 기본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등은 통제변수로 정의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설정

3.2.1 기업가 역량과 기업성과의 관계

김춘근 외(2014)는 기술창업기업의 기업가 역량, 창업보육지

원시스템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기업가 역량을 전략적사고 역량, 조직적 역량, 기술

적 역량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비재무적·기술적 성과와의 관

계를 검증하였다. 

Chandler & Jansen(1992)는 기업가 역량의 하위요인을 기술· 

기능적 역량, 기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으로 정하여 기업성

과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 역량을 크게 세 가지, 즉 개인적 역

량, 사회적 역량, 전문적 역량으로 나누어 기업의 재무적, 비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 개인적(성취, 창의성, 개념화)역량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적(조직적, 네트워크)역량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전문적(기술적, 전략적사고, 시장인지)역량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개인적(성취, 창의성, 개념화)역량은 비재무적 성과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사회적(조직적, 네트워크)역량은 비재무적 성과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전문적(기술적, 전략적사고, 시장인지)역량은 비재무

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정부지원만족도의 조절효과

김지현(2017)은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가 역량과 창업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

과, 기업가적역량과 기술역량에서 긍정적인 조절효과가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백남육(2020)은 창업가의 역량과 기업성과와의 관계에서 정

부지원 활용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정부지원

활용도가 높은 사회적 기업일수록 기업가적 역량과 조직적 

역량을 통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하였다. 

정부지원 활용도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소 존재하

나, 기술창업분야에 있어서 지원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

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가역량

과 기업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만족도의 조절영향을 확

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정부지원만족도는 개인적(성취, 창의성, 개념화)역량

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절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8: 정부지원만족도는 사회적(조직적, 네트워크)역량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9: 정부지원만족도는 전문적(기술적, 전략적사고, 시장

인지)역량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정부지원만족도는 개인적(성취, 창의성, 개념화)역

량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절영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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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 정부지원만족도는 사회적(조직적, 네트워크)역량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절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12: 정부지원만족도는 전문적(기술적, 전략적사고, 시장

인지)역량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절영향

을 미칠 것이다. 

3.2.3 기술적 배경에 따른 차이검증

기술창업은 일반창업과는 달리 창업자의 기술적 경험 및 역

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기술창업의 독자적인 특성을 확인

하고자 기술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기술적 배경을 측정할 수 있는 지

표로 학력(안승구, 2017; 송치승·박재필, 2013), 전공(박성주, 

2010), 관련 산업경험(안승구, 2017; 윤형보, 2015; McGee & 

Dowling, 1994), 기술적 역량 및 경험(양수희 외, 2011; 김춘근 

외, 2014; McGee & Dowling, 1994; Kazanjian & Rao, 1999) 등

을 활용하였다. 창업자의 기술적 경력 및 훈련이 사업적 차원

의 문제 인식 및 해결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할 때(Dearborn & Simon, 1958; Waller et al., 1995), 창업

자의 창업이전 기술적 경험 및 경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안승구, 2017).

본 연구에서는 추가 검증으로 기술적 배경(전공연계, 연구경

험, CTO보유, 특허보유)에 따른 보유 유무에 대한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조사 대상

기업가 역량은 3개의 카테고리, 즉 개인적 역량, 사회적 역

량, 전문적 역량으로 나누고, 각 역량별로 하위요인을 세분화

하여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부지원만족도는 사업화 

·기술·교육·멘토링·시설 공간·투자유치 지원으로 선정하여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업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

재무적성과로 선정하여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

막으로, 배경적 특성은 일반적배경과 기술적 배경으로 구분하

여 15문항을 선정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Likert 5점 척도, 명목척도 등으로 구성하여 설문

지에 활용하였다. 대전·대구 지역의 연구개발특구와 창업보육

센터에 위치한 업력 7년 이내의 기술창업자를 대상으로, 2020

년 9월 7일~26일까지 설문을 진행하여 217개의 유효설문을 

수집하였다. 

<표 3> 설문지 구성

요인 측정항목 비고(출처)

기
업
가

역
량

개
인
적

역
량

성취

역량

목표 지향적 행동 및 투자, 도

전적 목표 수립, 성취 지향적 

행동

양수희 

외(2011)

조형래(1995)

창의성

역량

아이디어 도출, 창의적 적용력,

참신한 발상, 창의적 문제해결 

및 활용력

Spencer et

al.(1997)

김경식(2005)

서성열 

외(2019)

개념화

역량

개념 도출 및 응용력, 체계 구

축력, 계획력, 분석력, 다각적 

사고

김경식(2005)

사
회
적

역
량

조직적

역량(내부)

자원 및 업무배치, 비전공유,

재무·인력관리, 운영자금 파악

김춘근 

외(2014)

김경식(2005)

네트워크

역량(외부)

관계형성, 비공식적 관계 활용,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네트워

킹

Baron &

Markman(2003)

양수희 

외(2011)

전
문
적

역
량

기술적

역량

기술인력 확보 및 활용, 기술자

부심, 기술혁신, 기술네트워크,

기술 트랜드 이해

서성열 

외(2019)

양수희 

외(2011)

김경식(2005)

전략적

사고역량

전략적사고, 내·외부 환경 분석,

분석력, 예측력, 전사적 목표관

리, 전략수정

서성열 

외(2019)

양수희 

외(2011)

Chandler &

Janseon(1992)

시장인지

역량

고객니즈 파악, 시장동향 파악,

잠재고객니즈 파악, 경쟁사 동

향 및 전략 파악

Day(1994)

김경식(2005)

정부지원 만족도
사업화·기술·교육·멘토링·시설

공간·투자유치지원

김인성·

김원배(2015)

안성남(2020)

기
업

성
과

재무적 성과
매출액, 영업이익률, 당기순이

익, 투자수익률

정지호(2014)

장기철(2020)

비재무적

성과

미래성장 및 투자성장 잠재력,

고용인력, 산업재산권출원, 브

랜드인지도

김춘근 

외(2014)

정지호(2014)

이윤재 

외(2006)

배
경
적

특
성

일반적 배경
업종, 업력, 경험과 관련된 경

력
Chrisman et

al(1998)

김형철(2009)

안승구(2017)기술적 배경
전공연계성, 연구경험, 특허권

보유, CTO인력보유

Ⅳ. 연구결과 분석

4.1 인구 통계학적 분석

창업자의 성별은 남성이 76.5(166명)%로 여성보다 약 3배 

높은 비율이다. 연령대는 40대 37.3%(81명), 50대 35.5%(77명), 

30대 22.1%(48명), 60대 이상이 2.8%(6명), 20대 2.3%(5명) 순

으로 창업자 대부분이 30~50대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 46.5%(101명)로 가장 많았고, 석사졸업 

26.7%(58명), 박사졸업 18.4%(40명), 전문대학교 졸업 4.6%(10

명), 고등학교 졸업 3.7%(8명)로 일반 창업에 비해 고학력자의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은 제조업이 48.4%, 서비

스업이 51.6%로 나타났으며, 창업유형은 개인이 48.4%,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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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1.6%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특허는 보유가 51.6%, 

미 보유 48.4%이며, CTO는 보유기업이 65.4%,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34.6%로 내부기술전담 임원 및 외부파트너를 보유하

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업계경험

이 있는 창업자는 70.5%, 그렇지 못한 창업자는 29.5%로 대

부분의 창업자가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경력 및 경험을 가진 

것으로 확인했다. 창업경험이 있는 경우가 47.0%, 없는 경우

는 53.0%로 나타났으며, 전공연계성이 있는 창업자는 64.5%, 

없는 경우는 35.5%로 나타났다. 업력은 7년이 35.5%, 6년이 

17.5%, 3년이 11.5%, 5년이 11.1%, 1년과 4년이 각각 8.3%, 2

년이 7.8% 순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

고 있었다. 소재지는 대전 ·충청지역이 53.9%, 대구 ·경북지역

이 23.0%, 서울 ·경기지역이 18.4%, 부산 ·경남지역이 2.3%, 

광주 ·전라지역이 1.8%, 강원 ·제주지역이 0.5%순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기업이 대전과 대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보면, 기술창업기업 응답자는 남성이 많고, 30~50대

의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창업에 비해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고, 기술전담 내·외부 인력을 대부분의 기업이 확보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사업과 관련된 업계 경력 및 경험을 

보유하고 창업자가 대부분이며, 연구경험과 전공연계성도 비

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대구지역에 위치해 있는 5년 이

상 업력의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의 인구 통계학적 특

성에 관한 분석은 <표 4>와 같다. 

<표 4> 인구통계학적 분석

특성 구분 표본수
비율

(%)
특성 구분 표본수

비율

(%)

성별
남성 166 76.5

업계경험
유 153 70.5

여성 51 23.5 무 64 29.5

연령

20대 5 2.3
창업경험

유 102 47.0

30대 48 22.1 무 115 53.0

40대 81 37.3
연구경험

유 131 60.4

50대 77 35.5 무 86 39.6

60대이상 6 2.8
전공연계

유 140 64.5

학력

고등학교 8 3.7 무 77 35.5

전문대 10 4.6

업력

1년 미만 18 8.3

대학교 101 46.5 2년 17 7.8

석사 58 26.7 3년 25 11.5

박사 40 18.4 4년 18 8.3

업종
제조업 105 48.4 5년 24 11.1

서비스업 112 51.6 6년 38 17.5

창업

유형

개인 105 48.4 7년 77 35.5

법인 112 51.6

소재지

제조업 105 48.4

특허

보유

유 112 51.6 서비스업 112 51.6

무 105 48.4 서울·경기 40 18.4

CTO

보유

유 142 65.4 대전·충청 117 53.9

무 75 34.6 대구·경북 50 23.0

부산·경남 5 2.3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기술창업의 기업가 역량과 정부지원만족도가 기

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설정된 연구모형 

및 가설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22.0을  사용하여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2.1 탐색적 요인분석

성취역량, 창의성역량, 개념화역량, 조직적 역량, 네트워크역

량, 기술적 역량, 전략적 역량, 시장인지역량, 정부지원만족도,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변수들을 

검정한 결과,  누적설명력은 73.661%로 다소 높은 결과가 나

타났다. 또한, KMO의 표본 적합도 값이 0.885로 표본 자료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표본의 유의

확률이 0.00으로 변수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었다.  

<표 5> 탐색적 요인분석

　구분

요인분석 신뢰도

1 2 3 4 5 6 7 8 9 10 11

Cronb

ach's

∝

성취_1 .023 .835 .085 .022 .102 .128 .143 .026 .027 .100 -.018

.882

성취_2 .033 .784 .205 .109 .164 .078 .161 .051 .162 .066 -.030

성취_3 .013 .753 .196 .115 .200 .165 .079 .211 .044 .069 .107

성취_4 .032 .686 .135 .139 .189 .118 .138 .128 .103 .068 .063

성취_5 .144 .699 .142 .041 .145 .043 .198 .053 .174 .037 .132

창의_4 .107 .165 .182 .176 .255 .234 .196 .167 .119 -.002 .658

.807

창의_5 .163 .146 .201 -.001 .509 .245 .175 .185 .047 -.037 .545

개념_1 .164 .223 .167 .211 .597 .013 .196 .217 .147 .019 .243

.866

개념_2 .087 .149 .090 .039 .799 -.003 .003 .170 .094 .002 .209

개념_3 .120 .187 .193 .035 .614 .265 .247 .111 .125 .011 .090

개념_4 .084 .186 .041 .094 .832 .086 .053 .064 .058 .163 -.096

개념_5 .182 .283 .213 .233 .588 .201 .222 .135 .052 .162 -.078

조직_3 .051 .136 .253 .019 .084 .263 .224 .010 .256 .695 .074

.794

조직_4 .151 .155 .137 .059 .162 .263 .180 .011 -.036 .743 -.085

네트

워크_1
.056 .168 .155 .297 .023 .530 .384 .073 -.066 .172 .084

.809

네트

워크_2
.153 .064 .215 -.035 .137 .753 .125 .033 .110 -.118 .097

네트

워크_3
.044 .175 .142 .118 .110 .690 .111 .016 .187 .225 -.032

네트

워크_4
.057 .103 .159 -.019 -.001 .659 -.106 .236 .207 .266 .179

네트

워크_5
.038 .125 .026 .005 .148 .667 .135 .265 -.039 .223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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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 검증

독립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공선성 

진단을 실시하고, 기업가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3.1 기업가 역량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

기업가역량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하여 공선성 통계를 실시한 결과, 기업가 역량(개인적·

사회적·전문적 역량)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업가의 개인적 역량 β값의 유의성 검증결과, 성취·개념화

역량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의성역

량은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

의 설명력은 12.5%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역량 β값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네트워크역량은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적 

역량은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

식의 설명력은 6%로 확인되었다. 전문적 역량 β값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시장인지역량은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술적·

전략적사고 역량은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10%로 확인되었다. 이를 표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 기업가 역량과 재무적 성과의 영향정도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R

수정된 

R2
B

표준

오차
β

재
무
적

성
과

개
인
적

역
량

성취 역량 .180 .091 .153 1.989*

.371 .125창의성 역량 .039 .080 .040 .488

개념화 역량 .253 .094 .237 2.695**

사
회
적

역
량

조직적 역량 .168 .090 .144 1.860

.275 .067

네트워크 역량 .232 .106 .170 2.192*

전
문
적

역
량

기술적 역량 .139 .090 .121 1.551

.342 .105전략적사고 역량 .104 .086 .096 1.217

시장인지 역량 .218 .091 .195 2.400*

*p<.05, *p<.01, ***p<.001

4.3.2 기업가 역량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

기업가 역량이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공선성 통계를 실시한 결과, 창업가 역량(개인

적·사회적·전문적 역량)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

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창업가의 개인적 역량 β값의 유의성 검증결과, 성취·개념화

역량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의성역

량은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

기술_1 .147 .180 .118 .124 .112 .235 .082 .522 .253 .217 .109

.834

기술_2 -.036 .057 .107 -.006 .127 .117 .009 .846 .029 .018 .039

기술_3 .089 .155 .115 .061 .206 .076 .126 .803 .112 -.033 .182

기술_4 .186 .085 .119 .067 .079 .446 .303 .497 .219 -.126 -.055

기술_5 .089 .143 .419 .105 .284 .171 .276 .524 .146 .028 -.124

전략사고_1 .027 .189 .767 .128 .285 .211 -.015 .122 -.054 .024 .022

.890

전략사고_2 .077 .187 .797 .113 .137 .139 .166 .057 .067 .047 -.019

전략사고_3 .111 .228 .793 .084 .110 .099 .185 .129 .046 .038 -.027

전략사고_4 .013 .102 .760 .082 -.031 .115 .220 .117 .308 .167 .152

전략사고_5 .100 .090 .661 -.071 .049 .089 .088 .097 .057 .220 .389

시장인지_2 .068 .233 .279 .092 .194 .028 .628 .158 .150 .265 -.037

.876

시장인지_3 .016 .271 .127 .071 .062 .117 .536 .338 .056 .387 .268

시장인지_4 .035 .250 .193 .112 .140 .198 .773 .097 .102 .090 .075

시장인지_5 .109 .255 .171 .087 .183 .170 .797 .047 .135 .057 .115

정부지원_1 .856 .032 .083 .078 .084 -.019 .140 .032 .213 -.006 -.024

.928

정부지원_2 .830 .034 .105 .167 .130 .005 -.004 .141 .206 .008 -.034

정부지원_3 .868 .054 .088 .043 .049 .085 .063 .070 .118 -.039 .075

정부지원_4 .833 .034 .011 .036 .029 .097 -.040 -.029 .106 -.029 .150

정부지원_5 .792 .002 -.048 .120 .122 .104 -.073 .038 -.091 .177 .098

정부지원_6 .822 .075 .064 .109 .070 .065 .141 -.020 .099 .125 -.115

재무_1 .137 .066 .074 .885 .084 .000 .068 .093 .178 -.036 .037

.913

재무_2 .190 .098 .058 .913 .118 .052 .093 .053 .138 -.011 .018

재무_3 .191 .090 .107 .911 .108 .085 .049 .028 .106 -.019 .036

재무_4 -.044 .117 .060 .644 .001 .029 .071 .020 .342 .369 .075

비재무_1 .234 .150 .132 .237 .174 .082 .101 .119 .628 .035 .158

.826

비재무_2 .202 .080 .091 .181 .001 .190 .057 .206 .745 .155 .110

비재무_3 .189 .157 .047 .417 .219 .012 .107 -.200 .503 .059 -.271

비재무_4 .444 .157 .116 .197 .093 .062 .146 .126 .623 -.075 .020

비재무_5 .146 .231 .060 .298 .196 .207 .123 .196 .558 .075 -.066

고유값 4.9423.9043.8773.7273.5283.2512.9752.9292.8231.9341.467

분산

설명(%)
10.2968.1348.0787.7647.3496.7736.1986.1025.8824.0293.056

누적

설명(%)
10.29618.43026.50734.27141.62148.39354.59160.69366.57570.60473.661

KMO=0.885 Bartlett's test결과 x2=7858.757(df=1128, sig.=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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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력은 25.7%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역량 β값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조직적·네트워크 역량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16.2%로 확인되었

다. 전문적 역량 β값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기술적·시장인지

역량은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전략적사고 역량은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24.9%로 확인되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 기업가 역량과 비재무적성과의 영향정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R
수정된
R2

B
표준
오차 β

비
재
무
적

성
과

개
인
적

역
량

성취역량 .290 .080 .257 3.620***

.518 .257
창의성

역량
.060 .071 .064 .852

개념화

역량
.292 .083 .284 3.517**

사
회
적

역
량

조직적

역량
.203 .082 .182 2.480*

.412 .162
네트워

크역량
.372 .096 .285 3.881***

전
문
적

역
량

기술적

역량
.292 .079 .265 3.704***

.509 .249
전략적

사고역량
.112 .075 .107 1.488

시장인

지역량
.256 .079 .240 3.226**

*p<.05, **p<.01, ***p<.001

4.3 조절효과 분석

정부지원만족도의 조절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호 작용항 

변수들을 만들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7-1의 조절효과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모든 가

설은 조절영향을 확인하지 못했다. 

가설7-1 ‘정부지원만족도는 창업가의 개인적 역량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R2를 보면 모형1이 13%, 모형2는 17%, 모형 3이 19%로 설명

력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3의 유의수준 F의 

변화량은 0.076으로 나타났으나, 성취역량의 상호 작용항 P값

이 0.038로 조절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가설 7의 조절

효과 분석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8> 정부지원만족도의 조절효과

(개인적 역량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

*p<.05, **p<.01, ***p<.001

4.4 차이검증 분석

기술창업기업의 배경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적 배

경(전공연계, 연구경험, 특허보유, CTO보유)에 따른 11개의 

검정변수(성취·창의성·개념화·조직적·네트워크·기술적·전략적사

고·시장인지역량, 정부지원만족도,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

과)의 평균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전공연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기술적 역량 t값이

–4.800(p=0.000), 정부지원만족도 t값이 –2.428(p=0.017), 재무적 

성과 t값이 –2.512(p=0.013), 비재무적 성과 t값이 –2.985(p=0.003)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경험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성취 역량 t값

이 –3.674(p=0.000), 창의성 역량 t값이 –5.070(p=0.000), 개념화

역량 t값이 –5.212(p=0.000), 네트워크 역량 t값이 –2.589(p=0.010), 

기술적 역량 t값이 –7.061(p=0.000), 전략적사고 역량 t값이 –

3.798(p=0.000), 시장인지 역량 t값이 –3.994(p=0.000), 정부지원

만족도 t값이 –4.880(p=0.000), 재무적 성과 t값이 –3.362(p=0.001),

비재무적 성과 t값이 –5.504(p=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조직적 역량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검정되었다. 

특허보유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성취역량 t값이

–4.202(p=0.000), 창의성역량 t값이 –4.288(p=0.000), 개념화역량 

t값이 –5.665(p=0.000), 네트워크역량 t값이 –2.382(p=0.018), 기

술적 역량 t값이 –6.970(p=0.000), 전략적 사고 역량 t값이 –

2.862(p=0.005), 시장인지 역량 t값이 –2.744(p=0.007), 정부지원

만족도 t값이 –6.554(p=0.000), 재무적 성과 t값이 –

3.351(p=0.001), 비재무적 성과 t값이 –7.589(p=0.000)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조직적 역량은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검정되었다.

CTO보유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성취 역량 t값이 

–2.875(p=0.004), 창의성 역량 t값이 –4.013(p=0.000), 개념화역

량 t값이 –3.020(p=0.003), 네트워크 역량 t값이 –2.112(p=0.036), 

기술적 역량 t값이 –2.604(p=0.010), 전략적사고 역량 t값이 –

2.430(p=0.016), 시장인지 역량 t값이 –2.169(p=0.031), 정부지원

만족도 t값이 –4.453(p=0.000), 재무적 성과 t값이 –

3.424(p=0.001), 비재무적 성과 t값이 –4.033(p=0.000)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조직적 역량은 유의미

항목
모형1 모형2 모형3

베타 t 베타 t 베타 t

성취 .153 1.989* .154 2.033* -.552 -1.600

창의 .040 .488 .016 .199 .248 .842

개념 .237 2.695** .190 2.163* .167 .646

정부지원 　 　 .191 2.885** -.775 -1.843

성취*정부지원 　 　 　 　 1.469 2.085*

창의*정부지원 　 　 　 　 -.458 -.822

개념*정부지원 　 　 　 　 .154 .300

R2 .138 .170 .197

수정R2 .125 .155 .170

F

변화량
11.327 8.322 2.328

유의수준F변화량 .000 .004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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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를 <표 9>로 정리하였다. 

독립변수
t

전공연계 연구경험 특허보유 CTO보유

성취역량 -.549 -3.674*** -4.202*** -2.875**

창의성역량 -.373 -5.070*** -4.288*** -4.013***

개념화역량 -1.157 -5.212*** -5.665*** -3.020**

조직적역량 -.899 -1.860 -1.048 -.950

네트워크역량 -1.323 -2.589* -2.382* -2.112*

기술적역량 -4.800*** -7.061*** -5.970*** -2.604*

전략적사고역량 -.258 -3.798*** -2.862** -2.430*

시장인지역량 -.346 -3.994*** -2.744** -2.169*

정부지원만족도 -2.428* -4.880*** -6.554*** -4.453***

재무적성과 -2.512* -3.362** -3.351** -3.424**

비재무적성과 -2.985** -5.504*** -7.589*** -4.033***

<표 9> 기술적 배경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검증

*p<.05, **p<.01, ***p<.001

기술적 배경에 따른 변수들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종

합하여 분석해보면, 현재의 창업과 관련된 전공을 가지고 있

는 창업자는 그렇지 않은 창업자에 비해 기술적 역량, 정부지

원만족도, 재무적·비재무적 성과가 높다 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연구경험, 특허 및 CTO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성취·창의성·개념화·네트워크·기술적·전략적

사고·시장인지 역량, 정부지원만족도, 재무적·비재무적 성과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조직적 역량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 못했다. 

4.5 연구 모형 분석 결과

가설1, 2, 3, 4, 6, 7은 부분 채택 되었고, 가설 5는 채택, 나

머지 가설 8, 9, 10, 11, 12는 기각되었다. 

본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을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결과

가설1

개인적 역량 → 재무적성과 부분채택

1-1 성취 역량 → 재무적 성과 채택

1-2 창의성 역량 → 재무적 성과 기각

1-3 개념화 역량 → 재무적 성과 채택

가설2

사회적 역량 → 재무적 성과 부분채택

2-1 조직적 역량 → 재무적 성과 기각

2-2 네트워크 역량 → 재무적 성과 채택

가설3 전문적 역량 → 재무적 성과 부분채택

3-1 기술적 역량 → 재무적 성과 기각

3-2 전략적사고 역량 → 재무적 성과 기각

3-3 시장인지 역량 → 재무적 성과 채택

가설4

개인적 역량 → 비재무적 성과 부분채택

4-1 성취 역량 → 비재무적 성과 채택

4-2 창의성 역량 → 비재무적 성과 기각

4-3 개념화 역량 → 비재무적 성과 채택

가설5

사회적 역량 → 비재무적 성과 채택

5-1 조직적 역량 → 비재무적 성과 채택

5-2 네트워크역량 → 비재무적 성과 채택

가설6

전문적 역량 → 비재무적 성과 부분채택

6-1 기술적 역량 → 비재무적 성과 채택

6-2 전략적사고 역량 → 비재무적 성과 기각

6-3 시장인지역량 → 비재무적 성과 채택

가설7

개인적 역량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만족 만족도의 조절효과
부분채택

7-1
성취역량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채택

7-2
창의성역량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기각

7-3
개념화역량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기각

가설8

사회적 역량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만족도의 조절효과
기각

8-1
조직적 역량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기각

8-2
네트워크역량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기각

가설9

전문적 역량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만족도의 조절효과
기각

9-1
기술적 역량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만족도의 조절효과
기각

9-2
전략적사고 역량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만족도의 조절효과
기각

9-3
시장인지역량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만족도의 조절효과
기각

가설10

개인적 역량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만족도의 조절효과
기각

10-1
성취역량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만족도의 조절효과
기각

10-2
창의성역량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만족도의 조절효과
기각

10-3
개념화역량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만족도의 조절효과
기각

가설11

사회적 역량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만족도의 조절효과 
기각

11-1
조직적 역량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만족도의 조절효과
기각

11-2
네트워크역량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만족도의 조절효과
기각

가설12

전문적 역량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만족도의 조절효과
기각

12-1
기술적 역량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만족도의 조절효과
기각

12-2
전략적사고 역량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만족도의 조절효과
기각

12-3
시장인지역량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만족도의 조절효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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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5.1 연구결과와 시사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기술창업의 성장과 성

공창출의 핵심요인을 기업가 역량, 정부지원만족도로 보고 이

들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자 하였다. 또한, 기술창업의 독자적인 특성을 규명하여 창업

자의 기술적 배경에 따른 차이검증을 시도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 역량과 기업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분석 결과

이다. 성취·개념화·네트워크·시장인지역량은 기업의 재무적·비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조직적·기술적 역량은 

비재무적 성과에서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  기술창업자는 사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

력해야 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기회, 문제 등을 인

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어

야 한다. 부족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부 네트워

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과 시장을 파

악하여 사업기회를 빠르게 포착하여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

도 매우 중요하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자원 및 업무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운영자금을 파악하는 등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기술창업

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자유롭기는 어

려운 일이므로 기업성장과 재무성과를 분리해야 한다(Jänkälä 

& Silvola, 2012)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술창업에서 

기술역량은 단순한 역량이 아닌 핵심 역량(Poudel et al, 2019)

이므로 더 나은 기술적 능력을 고안하고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은 기술은 생산 비용 절감, 지속적인 제품개선, 효

과적인 재고관리 등을 통해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해주고

(DeSarbo et al, 2005; Ratinho et al, 2015) 공급망, 마케팅 및 

고객 서비스 경험(Beckman et al, 2012; Ratinho et al, 2015) 등 

다양한 차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기술혁신은 중장

기적인 관점에서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가능성도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가 역량과 기업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만족

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개인적 역량 중에 성취역량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었고,  

나머지 변수에서는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응답기업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절변수 

선택의 오류로 판단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한 

변수의 적합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술적 배경에 따른 11개 검정변수의 평균차이를 검

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공 연계성에 따라 기술적 역량, 정

부지원만족도, 재무·비재무적 성과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확

인하였고, 연구경험, 특허보유, CTO 보유에 따라 성취·창의

성·개념화·네트워크·기술적·전략적사고·시장인지역량, 정부지

원만족도, 재무·비재무적 성과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

였으나, 조직적 역량과의 유의미한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창업기업의 조직은 구조화되기 보다는 비 구조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조직적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안승

구,2017).  그러나 기술 창업자의 경우 기술 자체에는 전문성

을 가지고 있지만 조직을 구성하는 능력인 조직적 역량이 부

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기술창업기업 기업가역량의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체계화되지 않은 기업가 역량

을 국내외 정책 및 문헌연구를 활용하여 통합되고 분류된 기

업가 역량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기업가 역량을 선택함에 

있어 연구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리라 본다. 둘째, 팀 창업을 

제고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기술적 배경에 따른 

차이검증결과에서, 특히 조직적 역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

하지 못했다. 이는 기술적 배경의 차별성을 검증하지 못한 결

과로 기술창업에서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것이다. 기술창업

의 대부분은 이공계 출신의 기술전문가로 조직을 구성해본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정부는 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재무, 생산, 인사 등 경영과 관련된 창업교육을 꾸준하게 지

원하고 있으나, 경영 및 조직적 역량을 단시간에 체득화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초기 기술창업가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파트너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안승구, 2017). 또한, 창업팀을 위한 창업 교육과 VC투자자 

코칭(Colombo & Grilli, 2010), 시장전문가 멘토링(양영석·김명

숙, 2016) 등 기술창업에 특화된 창업지원프로그램 또한 확산

되어야 한다고 보여 진다. 셋째, 기술적 배경을 활용하여 기

술창업의 독자적인 특성을 검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는 

향후 기술창업에 관련된 연구에서 유용한 선행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기술적 배경에 대한 연구가 초기 단계이니 

만큼, ‘기업가적 특정 인적 자본(Ucbasaran et al, 2008; 

Ganotakis, 2012)', '전문적 배경(Zarutskie, 2010)’ 등 기술적 배

경과 유사한 개념의 해외연구를 참고하거나, 이공계 박사경

험, 연구책임경력, 전 직장과의 연구개발협력경험, 기술전문가 

부모영향, 기술경진대회입상경력 등 기술 분야의 다양한 경험 

및 경력들을 연구하여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를 살펴보면, 첫째, 조절변수 선택의 오류에

서 오는 한계이다. 현재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업력 3년 

이내의 예비 또는 초기창업자에게 편중되어 있고, 기창업자에

게 R&D지원사업 등 기회가 부여되더라도 경쟁률이 높아 지

원을 해도 탈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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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

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지원사업 참여경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기술창업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

여 변수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창업가 역량에 대한 정

보수집의 한계이다. 국내에서는 ‘창업가 역량’의 의미가 어느 

정도 통용되어 있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국가별, 조직별로 사

용하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수집의 한계로 해외 여러 

국가의 창업가 역량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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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vernment budget for promoting startup have been skyrocketed as catching up with increasing demands for high-tech startup by 

disruptive innovation resulted from rapid technology change. However, major trend of startup have still fallen on self-employed type of 

startup due to the lack of expertise and fund in spite of desperate government policy efforts. In reality, the access to high-tech startup 

has been very limited and too high huddle to would-be entrepreneur.

This paper implement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 competency and satisfaction level to government support, 

considering these as the KSF for the growth and success of high-tech startup, to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y. In particular, it focus 

on defining unique characteristics of high-tech startup through differential proving by the backgrounds of entrepreneur such as major, 

R&D experience, patent possession, CTO possession. This research carry out survey to 217 entrepreneurs in high-tech company in Daejon 

and Daegue at R&D Special Innopolis Zon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 First, entrepreneurial achievement competencies, conceptualization competencies, network competencies 

and market recognition competencies positively affect the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and technical 

competencies, while organizational and technological competencies only positively impact on non-financial performance. Second, the 

satisfaction level of government support showed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entrepreneurial achievement competencies and financial 

performance, while no significant effect in other competencies. Third, positive differential effect by the technological background of 

entrepreneur such as Major, R&D experience, patent possession, CTO possession) have been confirmed.

This paper deliver several significant implications and contributions, First, it propose classified and systematized entrepreneur 

competency through the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views. Second, it proves the need for the wider spread of team based startup 

culture rather then sole startup. Third, it also proves the important role of technological background of entrepreneur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high-tech startup.       

Keywords: High-tech Startups, Entrepreneurial Competency, Satisfaction Level of Government Support, Performance, Technical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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