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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더십과 학습민첩성이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이슈 리더십과 학습민첩성이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
다. 이슈 리더십의 하위요소로는 이슈 창안, 오디언스 몰입, 이슈 실행으로 세분화하였다. 학습민첩성은 피드백 추구성
향, 정보지향성, 성찰, 실험성, 민첩성의 5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며, 본 연구에서는 300개의 유효한 설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가설 검정을 위한 분석은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슈 리더십의 하위 요소 중 이슈 창안, 오디언스 몰입 및 학습민
첩성의 하위 요소 중 정보지향성, 성찰, 실험성, 민첩성은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슈 리더십의 하위 요소인 이슈 실행과 학습 민첩성의 하위 요소인 피드백 추구성향은 혁신행
동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정되지 않았다. 또한,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실험성, 민첩성, 이슈 창안, 정보
지향성, 오디언스 몰입, 성찰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슈 리더십과 학습민첩성이 혁신적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에서는 이슈 창안, 오디언스 몰입, 정보지향성, 성찰, 실험성, 민첩성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학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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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혁신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장기적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모든 기업들에서 혁신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새롭게 도
전하는 스타트업(Start up)들에서 가장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
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혁신은 개인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조직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실행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혁신행동(innovation behavior)으로 설명한다. 이는 직무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겨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Damanpour & Aravind, 2012). 혁신행동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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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조직수준과 개인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윤세현 외, 2021). 국내·외 혁신행동에 대한 대다수 연구는
개원차원의 혁신적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왜냐하면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혁신적인 행동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이 혁신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혁신적인 사고와 활
동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들을 찾아내고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김승곤, 설현도, 2021).
혁신행동을 촉진하는 선행요인은 상황적 차원(리더십 및 조직문화, 환경변화), 개인적 차원(개인특성 및 내적동
기), 직무적 차원(직무특성)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Jain, 2015 ; 김승곤, 설현도, 2021). 이러한 요인 중에서도
리더가 조직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서 구성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리더의 지지와 격려가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적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리더십 특성과 혁신행동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Miao et al., 2018 ; 유승완, 이찬, 2021 ; 김
재열, 2023).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이슈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이슈 리더십은 조직내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실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리더십이다(박봉제, 신제구, 2021). 선행연구
에서는 이슈 리더십이 직무만족, 조직유효성, 조직몰입 뿐만 아니라 혁신분위기 및 혁신행동 등 혁신을 촉진하
는 측면에서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변영실, 백기복, 2015 ; 박봉제, 신제구,
2021 ; 박성열, 정병규, 2021).

한편, 기업이 변화에 대처하고 혁신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민첩성을 확보해 나가
야 한다. 즉 조직내 혁신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학습속도와 유연성을 향상
시키는 등 학습 민첩성을 높여야 한다(김영일, 유기웅, 2020). 이와 관련하여 학습 민첩성이 높은 구성원들이
새로운 도전과 실험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 때문에 혁신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는 선행연구가 있다(이진주 외, 2021). 아울러 학습민첩성과 혁신행동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황미정, 이희수, 2022 ; 김영현 2023).
혁신행동과 관련된 리더십 연구에서는 그동안 대부분 변혁적 리더십, 포용적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등 상

사 중심의 리더십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상하 계층에 관계없이 이슈에 따라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슈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스타트업과 같은 초기 조직들에서 리더십과 구성원
의 혁신행동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수준이다. 한편, 학습민첩성은 학습과 민첩함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 학습
은 성공한 학습뿐만 아니라 실패한 학습을 통한 회복력도 포함하는 것으로 학습이 필요한 상황과 내용을 의미
한다. 그리고 민첩성은 신속성 및 유연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과 민첩성 각각의 하위 요소들과 혁신행
동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하위 구성요소에 대한 심층
적인연구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혁신경제시대에 스타트업이 핵
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실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이라는 조직행동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본인의 성장에 관심이 많은 스타트업 구성원들의 특성을 감
안하여 혁신행동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리더십 관련 연구는 대부분 상사 관점에서 리더십 특성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 특성을 우선 고려하여 구성원들의 혁신적 행동을 촉진하
는데 가장 적합한 리더십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스타트업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MZ 세대는 수
평적 리더십을 원하고(임세민, 송지훈, 2023) 독자적인 문제해결 기회를 희망하며 책임감 속에 일을 위임해주기
를 원한다. 이러한 스타트업 구성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혁신행동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리더십 유형
을 이슈 리더십으로 보았다. 셋째, 학습민첩성은 효과적인 리더십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Lomardo & Eichinger, 2000 ; 황미정, 이희수, 2022). 그리고 리더십과 학습민첩성 간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De Meuse, 2017) 두 요인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리더를 육성하는 수단인 학습
민첩성과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슈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과정인 이슈리더십을 동시에 고려해 볼 필요성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넷째, 이슈 리더십과 학습민첩성의 각 구성요소들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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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고, 영향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면 그 사유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각 구성요소별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인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스타트업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리더십 특성 및 개인특성과 혁신적 행동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는 한편, 혁신행동 촉진을 위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

혁신행동은 직면한 문제와 이슈를 해결하고 자신과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획, 개발,
촉진,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이다(이가현 외, 2018 ; Karatepe et al., 2020 ; 원정달, 2023). 혁신행동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혁신행동의 주체, 목적, 절차 등 3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Messmann &
Mulder, 2012 : 박종철, 권봉헌, 2021). 먼저, 혁신행동의 주체는 개인 또는 구성원이다 둘째, 혁신행동의 목적은
개인의 업무 향상과 조직의 성과 창출이다. 셋째, 혁신행동은 아이디어의 개발, 홍보, 실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은 개인의 창의적 특성과 리더십, 그리고 직무의 복잡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러한 여러요
인들이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혁신적인 행동의 방향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Oldham & Cummings,
1996). 이중 창의성이 구성원의 혁신행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Scott & Bruce, 1994 ; 유승
완, 이찬, 2021). 따라서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이끌어 내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해 나가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리더가 지원적 리더십이나 자율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 구성원들은 그러한 리더십 행위를 배려와 감성적인 관
점에서 인식하여 자기결정 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혁신행동을 촉진하게 된다(Oldham & Cummings, 1996 ; 박성
열, 정병규, 2021). 유승완, 이찬(2021)은 혁신적 업무행동 관련 메타분석에서 혁신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관계 특성의 선행변인 중 창의성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이승율, 박지원(2023)은
학습지원 환경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혁
신적 업무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습조직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스타트업 구성원들은 상대적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선호하며, 개인의 요구와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다(Twenge, 2013 ; 임세민, 송지훈, 2023). 혁신행동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 보다
는 현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급격하게 변하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 사항
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구성원들에게 혁신행동은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역
량이라 할 수 있다.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2022) 조사에서도 스타트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젊은/새로움, 혁
신적인/창의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특히, 스타트업에 있어서 성공적인 혁신활동이 경영혁신과 성과창출로 이어지
려면 구성원 개인들의 혁신적인 생각과 행동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2.2 이슈(issue) 리더십

이슈리더십(issue leadership)은 조직내 이슈를 매개로 구성원들과 공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내는 리더십
이다(변영실, 백기복, 2018). 혁신이 기업 생존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는 변화의 시대에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유
발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새롭게 요구되는 리더십에 적합한 리더십 유형이라 할 수 있다(Alotaibi et al., 2020 ;
Suprapti et al., 2020 ; 양효선, 차동옥, 2021). 이슈 리더십은 리더십 이론에 기초한 인지적 상호작용
(cognitive interaction)을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리더의 주도적 행동과 성과 지향성이 특징이다(박봉제, 신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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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따라서 조직이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이면서 혁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이슈 리더십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구성요소로 분류하고 있는데, 리더가 이슈를 창안하고(이슈 창안), 오디언스
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오디언스 몰입), 이를 실행하여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이슈 실천)이다(박봉제, 신제구,
2021). 이슈 리더십은 변화 지향적이라는 점에서는 기존의 리더십들과 공통점이 있지만, 상하, 좌우 구분없이
다방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박성열, 정병규, 2021). 나아가 기존 리더십 이론들이
다소 규범적이고 추상적인 반면, 이슈 리더십은 보다 실제적이고 행동지향적인 리더십 유형으로 조직성과, 혁신
성과, 직무성과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최경춘 외, 2017 ; 박봉제, 신제구, 2021).

문제해결 중심의 이슈 리더십은 일반기업 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에서 혁신행동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Zhang & Bartol, 2010 ; Afsar et al., 2014 ; 박정호 외, 2019 ; 박봉제,
신제구, 2021 ; 박성열, 정병규, 2021). 이는 리더의 문제해결 중심 활동이 구성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
하고 학습의지를 자극하여 혁신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스타트업 대상 기존 리더십 연
구에서는 진정성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창업가의 기업가적 리더십, 공유 리더십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길창
민, 양동우, 2022). 이러한 리더십 유형들은 대부분 수평적 관점에서 리더십을 분산하거나 공유, 동기부여, 배
려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슈 리더십 또한 기존 연구 대상이
었던 수평적 리더십 유형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적, 수평적 관점을 중요시하는 스타트업 특성에 적
합한 리더십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2023.4월), 스타트
업의 주요 구성원인 MZ세대들은 리더십 유형에 대해 소통형(77.9%)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슈
리더십은 오디언스 몰입 과정을 통해 소통과 공유를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조사결과와 연관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이슈 리더십은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안을 강조하면서 수직적, 계층적 권한이 아니라 구성원간 공유된
권한에 대한 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스타트업의 자율적, 참여적, 지속적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이슈 리더십 관련 연구를 통하여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2.1 이슈(issue) 창안과 혁신행동 

이슈 창안(issue creating)은 조직 내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나 기회를 새로운 이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
결책을 마련하여 구성원들에게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는 과정이다(백기복, 2016). 이슈 창안은 리더가 조직에 활
력과 창의가 넘치는 환경 조성의 촉진자 역할을 하고 구성원들의 자발적 업무수행을 유도해야 한다는(Suprapti
et al., 2020 ; 양효선, 차동옥, 2021) 최근의 리더십 스타일과도 연계되어 있다. 조직 내부 현상에 대한 문제의
식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이슈 창안은 혁신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생성(generation)하는 혁신활동의 출
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혁신행동과 연계성을 찾아볼 수 있다(김종훈, 신제구, 2018).

국내연구에서 박성열, 정병규(2021)는 이슈 리더십의 구성요소인 이슈 창안, 오디언스 몰입 및 이슈 실행이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기업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이슈 창안이 구성원들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여 창의적 업무와 혁신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있다(김종훈, 신제구, 2018 ; 변영실, 백기복, 2018 ; 조현진 외, 2019). 이러한 선행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이슈 리더십 중 이슈 창안은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2 오디언스(audiance) 몰입과 혁신행동 

오디언스 몰입(audiance involving)은 창안된 이슈에 대해 상사나 동료에게 의견을 구하고 이슈의 중요성을
설득하여 동참과 몰입을 이끌어내는 리더의 행위를 의미한다(박봉제, 신제구, 2021). 리더가 이슈를 매개로 변
화를 독려하고 성과향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책임감과 자율성을 부여할수록 그



이슈 리더십과 학습민첩성이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벤처혁신연구 제6권 제2호(통권15호) 5

들의 혁신행동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Zhang & Bartol, 2010). 이러한 오디언스 몰입은 구성원들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혁신행동의 구성요소인 홍보(promotion)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구성원이 새로운 이슈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슈를 해결하려는 책임감을 가질 
때,  더 높은 혁신적인 성과를 산출한다고 밝혔다(Shalley et al., 2004). 국내연구에서는 오디언스 몰입이 혁신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다(김종훈, 신제구, 2018 ; 변영실, 백기복, 2018 ; 박
성열, 정병규 202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이슈 리더십 중 오디언스 몰입은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3 이슈(issue) 실행과 혁신행동 

  이슈 실행(issue implementation)은 제안된 이슈를 실천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이슈 리더십의 핵심 활동이며 
최종 완성 단계이다(박정호 외, 2019). 즉 구성원들을 조직화시켜 적절하게 역할을 부여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 그들을 동기부여 함으로써 성과를 획득하려는 노력과 능력을 의미한다(주경진 외, 2021). 이슈를 실행
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것으로 혁신행동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realization)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Afsar et al., 2014). 
  이슈 리더십의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구성요소가 국가에 관계없이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슈실
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박성열, 정병규, 2021). 이외 선행연구에서도 리더의 강력한 이슈 
실행은 구성원의 혁신적 행동을 촉진한다는 결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다수 있다(김종훈, 신제구, 2018 ; 변영실, 
백기복, 2018 ; 조현진 외 2019).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이슈 리더십 중 이슈 실행은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학습민첩성

  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은 경험으로 부터 학습하고, 새로운 변화 상황에 학습한 것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업무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이다(De Meuse, 2017 ; 심지현, 채영원, 2023). 학습민첩성이 주목받
게 된 배경에는 변화하는 상황에서 개인별로 자신의 성장에 대한 의지가 다르고, 신속하게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차이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Batcheller, 2016 ; 윤세현 외, 2021). 즉, 학습민첩성이 높은 구성원
은 실천적이다. 그리고 실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직무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거나 의견을 취합하고, 
경험을 통해 성찰하고 배우려는 특성이 있다. 
  학습민첩성은 최근의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스타트업을 비롯한 조직 구성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능력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직구성원의 역량은 조직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구성원의 학습민첩성이 최근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뤄지고 있다(Dai et al., 2013 ; 김영현, 202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습민첩성이 높을수록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Bedford, 2011 ; Smith, 2015). 최근 10년간 학습민첩성 관련 국내연구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직군에서 학습민첩성이 목표지향성, 직무몰입, 혁신행동과 유의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진주 외, 2021). 학습민첩성과 혁신행동간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호텔 종사자 대상 학습민첩성과 혁신행동의 관계(김영현, 2023), 유통 대기업 대상 학습민첩성과 
혁신행동간의 매개효과(황미정, 이희수, 2022), 그리고 교사 대상 연구에서 학습민첩성이 혁신행동을 향상시킨
다는 연구(여윤희 외, 2022)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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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민첩성 측정도구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Smith(2015)는 LAAI(Learning Agility Assessment Inventory)를 기반으로 피드백 추구 성향(feedback
seeking behavior), 정보지향성(information seeking), 성찰(reflecting), 실험성(experimenting), 민첩성(agility)
5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김미애(2018), 박성열, 정병규(2021)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에서
이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5가지 구성요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2.3.1 피드백 추구 성향과 혁신행동 

피드백 추구 성향(feedback-seeking behavior)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상사나 동료들에게 성
과나 결과물에 대해 피드백을 구하고 이를 의논하는 것을 의미한다(Smith, 2015). 즉 피드백 추구는 자신을 스
스로 성찰하면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하유라, 손원숙, 2021).

선행연구에 따르면 피드백 추구성향은 직무만족(Anseel et al., 2015), 창의성(De Stobbeleir et al., 2011),
혁신성과(Renn & Fedor, 2001)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연구의 경우, 현광은 외(2021)는 직장인 대상 연구에서 긍정적 피드백 보다는 부정적 피드백이 혁신적
업무행동을 향상시키는데 더 유효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권세현, 이진구(2020)는 제조업 근로자 대상 연구
에서 피드백을 받는 행동이 혁신적 업무행동 발휘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박성열, 정병
규(2021)는 피드백 추구성향을 비롯한 학습민첩성의 구성요소들이 이슈 리더십과 혁신행동간에 매개효과가 있
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학습 민첩성 중 피드백 추구 성향은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2 정보 지향성과 혁신행동 

정보지향성(information seeking)은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고 학습을 통해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mith, 2015). 자신이 갖추고 있는 현재의 지식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대비 충분하지 않다
고 인식하게 되면 새로운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권난주, 이지연, 2022). 정보추구 활동이 자신의
역할과 직무, 그리고 조직과 동료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에는 중요한
개념이다.

선행연구에서 Smith(2015)는 학습민첩성의 정보지향성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는 신호이론 차원에서 구성원의
혁신행동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edford(2011)는 학습민첩성이 높은 구성원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정보를 찾고 열정적으로 학습하려는 특성이 있다고 보았다.

학습민첩성이 높은 구성원은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가능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성을 높여 자신
의 행동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이상훈, 조태준, 2020 ; 윤세현 외,
202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 학습 민첩성 중 정보 지향성은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3 성찰과 혁신행동 

성찰(reflecting)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는 동기와 행동
이다(Smith, 2015). 성찰을 추구하는 개인은 자신의 현재 수준을 확인하고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러한 경험을 오히려 학습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Lombardo & Eichinger, 2000 ; Bedford,
2011). 이는 성찰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들이 혁신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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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연구에서는 학습민첩성의 하위요인인 성찰추구, 행동변화, 유연한 사고가 높은 구성원이 직무 수행에서 
혁신적 행동에 적극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박관후, 2019). 또한, 국내 학교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
사의 비판적 성찰 활동이 활발할수록 혁신행동이 촉진된다는 결과가 있으며(여동춘, 김희규, 2019), 체육단체 
회원들의 비판적 성찰 행동이 혁신적인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홍봉성, 강종구, 2020).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6. 학습 민첩성 중 성찰은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4 실험성과 혁신행동

  실험성(experimenting)은 불확실하거나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직무 수행 과정
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태도와 의지이다(김미애, 2018). 개인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축적한 지식과 
경험들을 유사한 상황에 계속 적용해 봄으로써 본인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DeRue et al., 
2012),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업무 전문성도 높일 수 있다. 
  실험성향이 강한 구성원들이 성공 가능성이 낮은 직무에도 도전하고, 주변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공유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Smith, 2015), 혁신적 업무행동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선행연구에 실험
적 성향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행동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있다(Eichinger et al., 2010 ; 
Smith, 2015). 또한 DeMeuse(2017)는 학습민첩성은 높은 수준의 인지 과정과 학습경험을 새로운 도전적인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혁신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높은 실험적 성향이 혁신행동을 유발하는 개인특성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김승곤, 설현도, 2021). 학습민첩성의 구성요소인 실험성이 혁신행동에 긍정적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
과도 있다(박성열, 정병규, 202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7. 학습 민첩성 중 실험성은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5 민첩성과 혁신행동

  민첩성(agility)은 문제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개념이나 지식, 기술을 신속하고 손쉽게 습득하여 유
연하게 적용하는 능력과 동기이다(Smith, 2015). 조직 구성원들은 새롭고 도전적인 환경과 업무에서 빠르고 유
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을 빠르게 찾아내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에도 적절히 대응하는 민첩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김미애, 2018). 민첩한 구성원은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능력과 함께 피드백, 성찰, 실험과정을 통해 의미를 판단하는 메타 인
지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DeRue et al., 2012). Smith(2015)는 변화 상황에 대응하는 민첩성의 
향상 동기는 혁신행동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학습민첩성 자체가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여 
자신의 기존 행동을 변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임창현, 이희수, 2017 ; 이상훈, 조태준, 
2020). 학습민첩성의 간접효과와 관련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들도 있다(정현석, 홍관수, 2018).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8. 학습 민첩성 중 민첩성은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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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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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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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추구성향
정보지향성
성 찰
실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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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수 참고문헌

독립
변수

이슈
리더십

이슈창안 주어진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를 만들어
내는 활동 7 박봉제,신제구(2021),

Alotaibi et al.(2020),
백기복(2014),

Smith,Tushman(2005),
Janssen(2000)

오디언스
몰입

이슈를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참과 공감을 이끌어
내는 활동 7

이슈
실행

이슈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프로세
스 및 활동 7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서는 상사의 이슈 리더십과 구성원의 학습민첩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초점을 두었
다. 이를 위해 이슈 리더십의 하위 구성 요소로 이슈 창안, 오디언스 몰입, 이슈 실행을 설정하였다. 또한 학습
민첩성은 구성원의 피드백 추구성향, 정보지향성, 성찰, 실험성, 민첩성 5가지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스타트
업 구성원의 혁신 행동이다. 이들의 구조적인 관계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에 근무하는 스타트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2023년 2월초 부터 3월초까
지 한 달간 온라인을 활용한 자기기입식 방식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33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Missing
data와 불성실한 응답 30부를 제외한 300부를 본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 문항 수, 출처 내지 참고문헌은 표1과 같다.  본 연구의 응답자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 50.1%, 여성 49.9%였다. 연령은 20대 25.6%, 30대 49.9%, 40대 21.6%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 통계적 방법으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여부를 검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동일방법편의CMB)를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모든 변수의
문항을 포함하는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single factor test로 수행하였다. 설명력이 가장 높은 요인 1개가 총
설명력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않으면 동일방법편의로 인한 왜곡현상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Podsakoff
et al., 2003). 본 연구의 경우 설명력이 가장 높은 요인의 설명력이 28.991%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자료는 동일방법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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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민첩성 

피드백 
추구성향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상사나 동료 등에게 직접 피드
백을 요청하는 동기 및 태도 5

박성열,정병규(2021),
De Meuse(2017),

임창현,이희수(2017),
Smith(2015)

정보 
지향성

직무와 관련된 정보나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식을 향상
시키고 직무를 한단계 진전시키려는 능력과 동기 5

성찰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돌아보고 직
무수행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동기와 태도 5

실험성 불확실하거나 실패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도전하면
서 시행착오에서 배우려는 동기 6

민첩성 새로운 개념을 빠르게 학습하고 문제해결 방법이나 혁
신적인 솔루션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과 동기 5

종속
변수 혁신행동 개인의 업무 및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

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활동 9
임세민, 송지훈(2023),

Karatepe et al.,(2020),
Scott, Bruce(1994)

<표2>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변수 1 2 3 4 5 6 7 8 9 Cronbach‘s α

오디언스 
몰입

ILAM3 .749 .105 .085 .087 .155 .171 .190 .120 -.068

.850.

ILAM7 .743 .249 .119 -.026 .178 .084 .142 .083 .117
ILAM6 .712 .244 .067 .155 .141 .155 .085 .085 -.026
ILAM4 .631 .277 .115 .127 .110 .033 .163 -.024 .336
ILAM5 .630 .119 .136 .242 .074 -.038 .127 -.030 .456
ILAM2 .607 .271 .153 .208 .220 -.049 .138 .019 .150

이슈실행

ILIS2 .280 .740 .192 .016 .071 .179 .001 .206 .061

.830

ILIS7 .381 .728 .054 .151 .136 .079 .085 -.013 .075
ILIS6 .110 .722 .178 .265 .175 .152 -.030 .095 .056
ILIS4 .160 .711 .111 .060 .132 .037 .178 .178 .163
ILIS3 .021 .702 .301 .142 -.036 .276 .048 .117 .095
ILIS1 .148 .644 .128 .099 -.082 .155 .337 .317 .042
ILIS5 .227 .633 -.010 -.131 .049 .095 .118 .239 .327

이슈창안

ILIC5 .254 .217 .801 .326 .127 .152 .022 .024 .060

.807ILIC2 .199 .331 .744 .178 .182 .195 .273 .012 .047

ILIC4 .157 .097 .715 .310 .302 .089 .317 -.167 .121

Ⅳ. 연구 결과

 4.1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 검정에 앞서 측정 변수들의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는 표2와 같다. KMO 값은 .87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은 12818.860(p=.000)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된 총 분산은 77.819%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연구 모형과 동일하게 9개 요인이 잘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 제거를 하였다. 이슈창안 7개 문항 중 2개 문항, 오디언스 몰입 7개 문항 중 1개 
문항, 실험성의 6개 문항 중 1개 문항, 혁신행동 9개 문항 중 2개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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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변수 1 2 3 4 5 6 7 8 9 Cronbach‘s α

ILIC6 .239 .361 .698 .126 .149 -.097 .305 .126 -.067
ILIC3 .253 .222 .669 .259 .263 -.052 .340 .118 .049

민첩성

LAA2 .289 .064 .118 .803 .201 .203 .031 .000 .061

.746
LAA5 .283 .122 .220 .728 .188 .200 .021 .093 .103
LAA4 .172 .051 .227 .727 .259 .376 .132 .113 .027
LAA3 .151 .081 .203 .696 .218 .158 .062 .050 -.095
LAA1 .175 .373 .060 .692 .156 .355 .107 .115 .115

혁신행동

IB5 .169 .140 .243 .089 .794 .195 .158 .101 -.053

.811

IB4 .180 .195 .095 .057 .761 .238 .168 .187 .255
IB6 .309 .264 .185 .151 .745 .088 .134 .123 .034
IB8 .250 .389 .271 .194 .704 .191 .109 -.067 .187
IB2 .310 .384 .123 .214 .699 .268 .156 .124 .181
IB7 .227 .356 .367 .128 .693 .152 .023 -.045 .151
IB1 .187 .287 .206 .073 .652 .297 .340 .128 .022

성찰

LAR5 .207 .152 .112 .183 .118 .775 .091 .294 -.001

.791
LAR2 .293 .165 .105 .138 .210 .765 .077 .338 .047
LAR3 .171 .286 .153 .167 .067 .722 .152 .082 .163
LAR1 .118 .329 .161 .163 .041 .635 .096 .300 -.031
LAR4 .156 .386 .162 .222 .244 .611 .067 .397 .006

정보지향성

LAI1 .146 .389 .002 .195 .089 .226 .710 .303 .324

.806
LAI2 .214 .365 .293 .187 .097 .175 .694 .317 .320
LAI4 .181 .363 .273 .187 .138 .249 .692 .230 .124
LAI5 .128 .399 .066 .151 .169 .055 .676 .173 .287
LAI3 .182 .265 .203 .158 .051 .316 .625 .201 .309

실험성

LAE5 .118 .174 .724 .058 .136 .123 .073 .722 .191

.808
LAE1 .167 .371 .043 .462 .016 .384 .210 .703 .141
LAE6 .219 .456 .436 .011 .280 .207 -.016 .665 .097
LAE3 .171 .203 .202 .020 .006 .166 .074 .636 .353
LAE2 .202 .392 .141 .036 .247 .291 .187 .618 .093

피드백
추구성향

LAF5 .296 .219 .111 .213 -.045 -.073 .115 .194 .791

.757
LAF1 .389 .212 .034 .473 .204 .096 .074 .245 .754
LAF2 .218 .195 .159 .120 .213 .106 .171 .387 .654
LAF3 .253 .183 .080 .379 .267 .056 -.063 .357 .636
LAF4 .328 .367 .354 .148 -.036 .059 .265 .242 .610

한편,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검정된 변수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값이

이슈 창안 .807, 오디언스 몰입 .850, 이슈 실행 .830, 피드백 추구성향 .757, 정보 지향성 .806,
성찰 .791, 실험성 .808, 민첩성 .746, 혁신 행동 .811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에서 Cronbach‘s α값
이 .70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이 집중타당도와 신뢰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4.2 상관관계 분석

연구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3과 같다. 오디언스 몰입과 이슈실행간 상관관계가 .737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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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슈 창안 오디언스 몰입 이슈 실행 피드백 
추구 성향 정보 지향성 성찰 실험성 민첩성 혁신행동

이슈 창안 1

오디언스 몰입 .698** 1

이슈 실행 .667** .737** 1

피드백 추구성향 .623** .583** .609** 1

정보 지향성 .583** .523** .528** .627** 1

성찰 .589** .517** .513** .646** .624** 1

실험성 .573** .531** .538** .572** .612** .587** 1

민첩성 .582** .504** .635** .565** .593** .607** .637** 1

혁신행동 .681** .619** .602** .627** .662** .649** .687** .684**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높았으며,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오디언스 몰입과 민첩성 간 상관관계는 .5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변인간 상관관계가 .8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측정항목의 타당도(집중, 판별)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들 
변인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정했다. 

 4.3 가설 검정 결과

  가설 검정을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에서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다. 통제변수는 성별, 연
령, 근속연수, 종업원수이다. 성별의 경우 범주형 데이터이므로 남성을 1, 여성을 0으로해서 더미변수를 만든이
후 회귀분석을 하였다. 모형2에서는 통제변수가 투입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이슈창안, 오디언스 몰입, 이슈실
행, 피드백추구성향, 정보지향성, 성찰, 실험성, 민첩성을 투입하여 이들이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
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검정 모형2의 설명력은 79.7%로 나타났다. F값은 150.591로 유의수준 .000으로 유
의하였다. 따라서 회귀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 리더십 중 이슈 창안이 스타트업 구성원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192, 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슈 리더십 중 이슈 창안은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1은 채택되었다.
  이슈 리더십 중 오디언스 몰입이 스타트업 구성원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114, P<.01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슈 리더십 중 오디언스 몰입은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2는 채택되었다.
  이슈 리더십 중 이슈 실행이 스타트업 구성원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009, P>.05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슈 리더십 중 이슈 실행은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라는 가설3은 기각되었다.
  학습 민첩성 중 피드백 추구성향이 스타트업 구성원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019, P>.05로 유
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습 민첩성 중 피드백 추구성향은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4는 기각되었다.



한영찬·이상직

12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2023 6. Vol.6 No.2

<표4> 가설 검정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VIF 검정결과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4.004 .117 34.298 .000
성별 .141 .053 .122 2.672 .008 1.008
연령 -.138 .045 -.183 -3.065 .002 1.729

근속연수 .040 .027 .090 1.472 .142 1.830
종업원수 -.008 .016 -.023 -.492 .623 1.088

2

(상수) .216 .109 1.985 .048
성별 .006 .025 .005 .254 .799 1.049
연령 -.027 .021 -.036 -1.278 .202 1.808

근속연수 .012 .013 .027 .945 .345 1.849
종업원수 -.005 .008 -.016 -.716 .474 1.136
이슈창안 .187 .040 .192 4.629 .000 3.890 채택

오디언스몰입 .103 .039 .114 2.641 .009 4.231 채택
이슈실행 -.008 .037 -.009 -.214 .830 4.028 기각

피드백추구성향 .018 .036 .019 .494 .621 3.363 기각
정보지향성 .140 .033 .157 4.276 .000 3.051 채택

성찰 .102 .034 .112 3.030 .003 3.098 채택
실험성 .200 .032 .225 6.262 .000 2.934 채택
민첩성 .214 .035 .220 6.139 .000 2.909 채택

학습 민첩성 중 정보지향성이 스타트업 구성원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157, P<.001로 유의하
였다. 따라서 ‘학습 민첩성 중 정보지향성은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5는 채택되었다.

학습 민첩성 중 성찰이 스타트업 구성원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112, P<.01로 유의하였다. 따
라서 ‘학습 민첩성 중 성찰은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6은
채택되었다.

학습 민첩성 중 실험성이 스타트업 구성원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225, P<.001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학습 민첩성 중 실험성은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
설7은 채택되었다.

학습 민첩성 중 민첩성이 스타트업 구성원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220, P<.001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학습 민첩성 중 민첩성은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
설8은 채택되었다.

한편,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영향력의 크기는 실험성, 민첩성, 이
슈 창안, 정보지향성, 오디언스 몰입, 성찰 순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5.1 논의 

본 연구는 이슈리더십과 학습민첩성의 하위요소들이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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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활용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한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SPSS 24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슈리더십의 하위요소 중 이슈 창안 및 오디언스 몰입과 학습민첩성의 하위요소 중 정보지
향성, 성찰, 실험성, 민첩성 등이 스타트업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직에서 문제상황이나 개선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구성원들과 상호작용 활
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학습하려는 의
지가 높은 구성원은 업무에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몰입함으로써 혁신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슈 리더십의 이슈 실행과 학습민첩성의 피드백 추구성향은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의 크기는 학습민첩성의 하위
요소들이 이슈 리더십의 하위요소들 보다 다소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혁신과 민첩함이 핵
심인 스타트업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즉 스타트업에서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과감한 도전과 다가오는 변화에 
발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새로운 상황에 도전적으로 임하는 실험적인 아이디어와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혁신행동에 효과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은 조직적인 운영보
다는 개인적인 역량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다.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실험정신과 
민첩함을 스스로 갖추어야 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검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슈 리더십과 학습민첩성이 스타트업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연구결과는 이슈리더십 관련 선행연구(Afsar et al., 2014 ; 박정호 외, 2019 ; 박봉제, 신제구, 2021) 및 
학습민첩성 관련 선행연구(Smith, 2015, 여운희 외, 2022, 김영현, 2023)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일반 조직뿐
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조직의 경우에도 동일한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선행변수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기존연구와 다소 차이점이 있다. 이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기업규모가 크지 않고 전반적인 조직운영이 시스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슈 리더십의 
마지막 단계인 이슈 실행을 통한 성과창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결과로 추론된다. 또한 조직내 피드백 프로세
스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과 효과성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5.2 시사점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슈 리더십과 학습민첩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
행변수의 하위 구성요소를 세분화하여 이들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구성요소가 미치는 영향정도가 
다르다는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학술적 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리더십과 학습을 동시에 활용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하나의 변수는 조절변수나 매개변수로 활용하고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모두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학습민첩성은 효과
적인 리더십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메타분석 연구에서 두 요인 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속변수인 혁신행동과의 관계에서 동일한 방향성을 지향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검증하였다. 셋째, 수평적, 자율적 조직 내에서 자기성장의 욕구가 강한 세대들로 구
성된 스타트업 구성원들의 조직행동 차원의 연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연구는 대
부분 기술혁신, 혁신역량, 기업가 특성과 연계한 성과 확인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스타
트업 구성원들의 리더 특성, 개인 특성과 연계된 행동측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조직행동 분야
의 연구결과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실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에서 이슈 리더십 개념과 실행프로세스에 대한 



한영찬·이상직

14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2023 6. Vol.6 No.2

이해와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스타트업의 혁신과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상사
중심의 리더십 관점에서 벗어나 상하계층에 관계없이 이슈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직접 추진하고 리
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슈 리더십의 실행 단계가 혁신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실행 프로세스를 점검, 개선하는 등의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자기주도적 성향이 강하고 본인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스타트업 구성원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충분
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 스타트업에서 성장은 시스템 보다는 개인의 역량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학습기회를 최대한 제공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외
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최신 정보와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학습조직이나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성원
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특히, 피드백 추구활동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갖도록 하여 목표달성과 역량개발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피드백을 건설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감적 커뮤니
케이션 분위기 조성 및 개인의 특성에 맞춰 대응하는 개별화된 배려 행동들이 필요하다.

셋째,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 및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서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촉진시키기 위
해서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학습민첩성의 구성요소 중에서 실
험성과 민첩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과감
하게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도전을 응원하는 조직문화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연수와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
다. 이러한 반복된 도전과 학습 과정을 통해 더 나은 혁신성과가 창출되도록 조직적 관리가 필요하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혁신행동은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성
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수 있다. 이는 곧 스타트업 조직의 혁신성과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구성원들의 혁
신행동과 혁신성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됨으로써 스타트업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5.3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일반화에 대한 한계점과 향후 보완되어야 할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슈
리더십과 학습민첩성 등 리더십 특성과 개인 특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
하였다. 하지만, 조절변수나 매개변수가 존재 할 경우, 리더십 및 학습과 혁신행동간의 효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매개변수 등 영향요인을 추가하여 관련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계중심 리더십이나
과업중심 리더십 등 리더십 유형별로 영향력을 검증해 보거나 둘 이상의 리더십 유형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적
용되는 경우,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시사점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인적 특성과 조직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음에 따라 각 특성별 차이를 검증하
지 못한 한계가 있다. 개인의 담당 직무나 직급, 스타트업의 업력이나 규모 등에 따라 이슈 리더십의 수용도 및
학습민첩성에 대한 인식정도의 차이로 인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집단비교 방식의 분석을 통해 개인 및 조직 특성별 차이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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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issue leadership and learning
agility on the innovation behavior of startup employees. Issue leadership was subdivided into issue
creation, audience engagement, and issue execution. Learning agility was subdivided into five
factors: feedback seeking, information orientation, reflection, experimentation, and agility.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 employees working in startups. In this study, 300 valid surveys were
analyzed. Hierarchical regression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e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were as follows Among the sub-factors of issue leadership, issue creation, audience
engagement, and the sub-factors of learning agility, information orientation, reflection,
experimentation, and agil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tartup employees' innovation
behavior. On the other hand, issue execution, a subcomponent of issue leadership, and feedback
seeking, a subcomponent of learning agility,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nnovative
behavior. In addition, the magnitude of the effect on innovative behavior was in the order of
experimentation, agility, issue creation, information orientation, audience engagement, and
reflection. Therefore, this study on the effect of issue leadership and learning agility on innovative
behavior concludes that issue creation, audience engagement, information orientation, reflection,
experimentation, and agility play an important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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