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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논문은 대학에서 결합형 개방형 혁신을 통해 교원 창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를 핵심역량이론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먼저 교원 

창업의 현 실태를 조망하고,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초실감 3D 가상인간 스타트업인 ‘오모션㈜’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전공의 

결합형 개방형 혁신의 효과를 탐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오모션㈜의 공동창업자들과 기술사업화 담당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

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근거이론에 따라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 본 논문은 핵심역량 이론에 적용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융합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단일 기술 중심의 연구 분야로 국한된 교원 창업의 한

계를 넘어, 융복합을 통한 고도화와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대학 창업 생태계에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하여 교육 및 연구라는 

대학의 기존 역할을 넘어서는 경제적 가치 창출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두 교원의 연구를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창

출하였고, 교원창업으로서 성공적인 결합형 개방형 혁신이 되기 위해서 창업기업은 핵심역량이론 관점에서 (1)기업가적 역량 (2)기술역량 

(3)네트워킹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오모션㈜ 사례를 통해 교원 창업의 결합형 오픈이노베이션을 

핵심역량이론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대학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창업의 방향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교원창업, 핵심역량이론, 개방형혁신, 가상인간

Ⅰ. 서론

오늘날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인 목적을 넘어 경제

성장의 기여라는 또 다른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경제적 가

치를 지닌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가적 대학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임한려·홍성표, 2020). 여기서 기업가적 

대학이란 지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성과를 기술 이전이나 창

업 등을 통해 사업화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대학의 역

할을 의미한다(O’Shea et al., 2007). 창업 활성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와 보고서를 통해 입증되었

다.(이재훈, 2013). 그 결과 대학의 본래 교육과 연구를 핵심

적인 임무로 삼고 있으나 산학협력 등을 통해 재정 확대를 

추구하고 기술이전과 창업도 대학의 중요한 기능으로 부상하

고 있다(박범순, 2018; 김석관, 2022).
대학의 구성원 중 하나인 교원이 연구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원천기술 사업화 가능성이 학생창업에 비해 더 크

며, 창업 성공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 역시 높은 편이

다(김재훈·정혜진, 2022).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하는 산학협

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신규 

교원창업이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는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통한 창업친

화적 인사제도 도입을 유도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 그리고 지원별 사업의 창업지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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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원창업은 대학의 

순수 교육 기능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학생 인력 등을 남용하는 경우로서 박사과정 학생을 기

업 과제 등에 할당하고 그 업무를 하고 있는 행위 등 이다

(Miner et al., 2001). 또한 대학 연구실에서 생성된 연구 성과

물들은 바로 사업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쉽게 사장되

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대학이 보유한 기술(특허)의 연구 성과 활용을 촉진하고 

실제적인 창업 및 사업화 성과로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차

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김석관, 2022). 대표적으로 교육부의 대

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이 있다. 융복합 성과 창출

을 통해 기술력과 사업화 가능성을 극대화 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하고 있다.
조직 내 기술 개발 활동을 전담하는 R&D 조직은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활동의 특성으로 비조직적, 탈 조직적 

성격이 강하다(하광헌, 2004). 서로 다른 기술을 연구하는 연

구개발부서, 외부 연구 개발자의 고용, 초기 사용자 및 중요

사용자, 공급자와 경쟁자, 대학 및 연구소, 기술거래소, 두뇌

집단, 벤처캐피탈 및 정부 등 외부에서 지식 원천활용에 따른 

개방형 혁신이 기업 성과에 순 영향을 미친다(Chen et al., 
2011). 개방형 혁신은 내향형, 외향형, 결합형으로서 3가지 형

태로 진행이 되는데, 연구실 단위의 개방형 혁신은 결합형 개

방형 혁신의 형태로서 연구실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진행된

다(Chesbrough, 2003). 이는, 대학의 연구실에는 해당 분야의 

원천기술과 고급 전문 인력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능한 형

태라고 보여진다(도성정, 2020). R&D조직의 개방형 혁신 전략

으로 수행중인 융합연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통제적인 

관리보다 자율성을 선호하는 고학력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 

된 R&D집단으로서 조직적, 개인적으로 독특한 문화를 보유

하고 있는 점을 착안해야 하며 조직 행동 측면에서 주의 깊

은 접근이 필요하다(손태원 외, 200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계열의 컨소시엄으로 진행된 교원창

업인 오모션㈜ 사례를 바탕으로 ‘학제 간의 컨소시엄으로 이

루어진 결합형 개방형 혁신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는

가?’라는 연구문제를 제시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오모

션㈜ 대표는 이미 3번째 창업으로서 과거 2번의 실패사례와 

달리 이번 창업에서는, 연구실 간 결합형 개방형 혁신이 비즈

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기존에 결과

적으로는 하나의 전공에서 창출되어왔던 원천기술 연구 자산

들이 결합형 개방혁 혁신으로서 교원창업을 통해 더 큰 부가

가치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개

방형 혁신 실증연구는 내향형 개방형 혁신에 관한 연구가 많

으며, 외향형 개방형 혁신과 혼합형 개방형 혁신의 경우는 상

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본 연구가 더 큰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Lichtenthaler, 2007; 2009). 또한 대기업 

또는 벤처기업 간의 주도가 아닌 학제 또는 연구실 간의 개

방형 혁신을 통한 사례를 연구함으로서 교원창업제도의 효율

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총 5장으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다. 서론

에 이어 Ⅱ장에서는 교원창업과 개방형 혁신을 이해하기 위

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Ⅲ장에서는 연구방법으로 오모션

㈜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장인터뷰와 문헌연구에 기반으로 

한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Ⅳ장은 연구 결과로서 

Ⅱ장에서 탐색적으로 제시한 개방형 혁신과 핵심역량이론의 

관점에서 오모션㈜을 사례로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끝으로 

Ⅴ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론적 공헌 및 교원창업에 대

한 시사점 앞으로의 미래 방향을 제안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개방형 혁신

신뢰는 협업을 시작할 때 관계자들 간에 추구해야하는 요소

이다. 기업 간, 기업 내 협력자 간, 협업 프로젝트의 파트너 

간, 조직의 계층적 수준 간 등 여러 수준에서 개발의 지렛대

가 될 수 있다(Calmille Aouinait, 2022). 신뢰감이 프로젝트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협업의 측면에서는 중요

하다(Dupont et al., 2019).
개방형 혁신은 ‘지식의 의도적 유입과 유출을 이용하여 내

부 혁신을 가속화 하고 외부 혁신의 사용을 확장하는’ 협력적 

혁신 모델이다(Chesbrough, 2006). 혁신은 기업의 실천, 직장 

조직 또는 외부 관계에서 새로운 또는 크게 개선된 제품 또

는 서비스, 공정, 새로운 마케팅 방법 또는 비즈니스 관행, 직
장 조직 또는 외부 관계에 대한 새로운 조직 방법의 구현이

다(OECD/Eurostat, 2005). 또한 혁신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

식, 새로운 조직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 결과이다

(Leeuwis & Aarts, 2011). 
개방형 혁신은 지식의 유입과 유출을 관련시켜 내부 혁신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Chesbrough & Applyard, 2007; Vrande et 
al., 2009). 이 혁신의 동력 중 하나는 기업의 내부 자원을 보

완하기 위해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것이다(Gallaud & 
Nayaradou, 2012). 개방형 혁신의 원칙 중 하나는 혁신 창조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상호 작용과 관련이 있으며 이

는 산업 공급망에서 공급자와 고객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의 상호 작용과 유사하다(Roy et al., 2004).
Chesbrough는 개방형 혁신의 원천을 획득하는 유형에 따라 

내향형(Outside-in)과 외향형(Inside-out)으로 구분하고 있다

(Chesbrough, 2003). 내향형 혁신의 경우는 외부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부의 혁신을 다양화하는 안으

로의 열린 기술혁신이다. 이를 위해 외부의 아이디어와 기술 

을 활용해 신제품을 만드는 인소싱(in-sourcing), 대학과의 포

괄적인 협력관계구축, 벤처 기업 투자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hesbrough, 2003; 강지민, 2012). 외향형 개방은 내부에

서 기업이 가진 기술을 외부로 확산시키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다른 경로로 외부의 상업화를 모색하는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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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활동을 말한다(Chesbrough, 2003). 혼합형 개방형 혁신 

유형의 경우 보완적 파트너와 제휴하여 주고받기를 통해 내

향형과 외향형 과정을 혼합한 혁신활동을 말한다(강지민, 
2012). 기존의 개방형 혁신 실증연구는 내향형 개방형 혁신에 

관한 연구가 많으며, 외향형 개방형 혁신과 혼합형 개방형 혁

신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Lichtenthaler, 
2007; 2009). 개방형 혁신 패러다임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는 폐쇄형 혁신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혁신의 성공

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기술기반 산업에서 선택이 아닌 빠른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리하기 

때문이다(Chesbrough, 2003).

<표 1> 연구자 별 개방형 혁신 사례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Chesbrough
(2003)

개방형 혁신의 원천을 획득하는 유형에 따라 
내향형(Outside-in)과 외향형(Inside-out)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방형 혁신 패러다임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폐쇄형 혁신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혁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기술기반 산업에서 선택이 
아닌 빠른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리하기 때문이다.

Chesbrough
(2006)

개방형 혁신은 ‘지식의 의도적 유입과 유출을 이용하여 
내부 혁신을 가속화 하고 외부 혁신의 사용을 확장하는’

협력적 혁신 모델이다.

OECD/Eurostat
(2005)

혁신은 기업의 실천, 직장 조직 또는 외부 관계에서 
새로운 또는 크게 개선된 제품 또는 서비스, 공정,
새로운 마케팅 방법 또는 비즈니스 관행, 직장 조직 
또는 외부 관계에 대한 새로운 조직 방법의 구현이다.

Leeuwis & Aarts
(2011)

혁신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 새로운 조직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 결과이다.

Chesbrough &
Applyar(2007),

Vrande et al.(2009)

방형 혁신은 지식의 유입과 유출을 관련시켜 내부 
혁신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Gallaud & Nayaradou
(2012)

혁신의 동력 중 하나는 기업의 내부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것.

Roy et al.
(2004)

개방형 혁신의 원칙 중 하나는 혁신 창조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상호 작용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산업 공급망에서 공급자와 고객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상호 작용과 유사하다.

강지민
(2012)

혼합형 개방형 혁신 유형의 경우 보완적 파트너와 
제휴하여 주고받기를 통해 내향형과 외향형 과정을 

혼합한 혁신활동을 말한다.

 

2.2. 교원창업

대학의 교원창업은 ‘대학 發 창업’범주에서 논의되었다(구본

진 외, 2018). 교수와 같은 고급 연구 인력의 창업아이템은 복

제가 쉽지 않고 인적 네트워크가 우수하여 사전적으로 창업

성공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서 일반 기술창업보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박건철·이치형, 2019; 도성정, 2020). 
또한 교원창업의 중요성은 학생 창업지원의 역할에 한정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서의 역할에 보다 큰 중요성이 있

으므로 교수도 창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

다(박건철·이치형, 2019). 

우리나라의 교원은 전통적으로 외부의 자신의 전문적인 연

구 성과를 제공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왔으며, 기업의 컨

설팅과 자문의 형태로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의 연구 성과를 

산업의 요구에 맞춰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도성정, 2020). 그러나 대학교원들은 창업에 있어 아직까

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교원의 영리적인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 위험 수용의 보수적인 교수

의 태도, 차세대의 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정책 

등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도성정, 2020). 또한 교원창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가 교원창업과 관련된 주체인 대학, 
교수, 대학원생 간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교원창업과 관련된 이해관계 충돌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교원창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구본진 외, 2018).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대학 교원 창업에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 오랜 고민과 논의가 있어왔고, 대학 내에서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이해충돌 문제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구본진 외, 2018). Goldman(1984)은 1980년 초 보스턴의 

첨단 기술 기업 중 72%가 MIT 실험실에서 탄생했음을 발견

하였으며, Wickstead(1985)는 당시 영국의 캠브리지 지역의 첨

단 기술 회사 중 약 17%가 영국 대학의 교원창업으로 발생하

였다고 주장하였다. 교원창업은 다른 창업유형에 비해 그 수

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성장에 직·간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hane, 2004). Golub(2003)은 콜

롬비아 대학의 46개 교원 창업기업이 민간 부분에서 2억 

1,100만 달라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Pressman et al.(1995)는 

MIT 창업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라이선스 사용료로 인한 수입

보다 41배 많음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7년도에 히브

리대학 컴퓨터공학교수들이 창업한 Mobileye가 Intel에 17조에 

인수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교수 창업은 대학 연구의 사업화 채널 중 하나로, 교수 개

인에게는 자신이 시작한 혁신을 완성하면서도 큰 부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국가적으로 공공 R&D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R&D의 패러독스라고 할 수 있는 R&D
투자를 성과로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조할 수 있다는 의

미가 있다(김석관, 2022).

2.3. 핵심역량이론

기업의 핵심역량을 분류한 일반적인 유형은 <표 2>와 같이 

연구자별로 상당부분 공통사항이 많이 있으나 연구목적과 방

향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Hofer & Schendel(1978)은 기업의 핵심역량을 재무, 물적, 인

적, 기술, 무형, 조직자원 등으로 분류하였고, Robin & 
Wiersema(1995)는 기술적, 관리적 노하우, 경험 그리고 지식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여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능역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핵심역량은 

재무적, 물적, 기술적, 조직적 자원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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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1991; Mahoney & Pandian, 1992), Hitt & Ireland(1984)
는 일반관리, 생산운영,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마케팅, 재무관

리, 인적자원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능력 또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Porter(1985)는 경쟁전략의 개념

을 이해하고 내부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가치사슬 분석이라는 

틀을 도입했다. 여기에서 기업의 종합적인 생산 활동을 주활동

과 보조 활동으로 구분 했다. 주활동은 투입, 생산, 판매·마케

팅, 사후 서비스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보조 활동은 인적자

원 관리, 조달, 기술, 기업 하부구조로 분류했다. Barney(1991)
는 연구에서 자원기반관점에서 내부역량을 물적자원, 인적자

원, 조직자원으로 구분하였고, Chandler & Hanks(1994)는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가 역량, 기술역량, 생산역

량, 마케팅역량, 재무역량으로 구분하였다.
Dollinger(1999)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가

역량, 기술역량, 재무역량 등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역량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Ortega(2010)는 핵심역

량을 마케팅역량, 운영역량, 기술역량으로 분류하고 기업의 

역량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세훈(2011)은 핵심역량을 자원역량의 포괄적 개념으로 기

업가역량, 생산역량, 기술역량, 재무역량, 마케팅역량, 외부자

원 활용역량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했고, 양현주(2012)는 

핵심역량을 기술역량, 마케팅역량, 구조적 역량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송영일·우제완(2008)의 방위산업체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에

서는 경영자역량, 조직역량, 자원역량, 경영전략 등을 내부 영

향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장형(2014)은 한국 방위산업체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를 수행했

다. 이 연구에서는 경쟁력, 조직특성, 방산수출여건, 지원제도

가 방위산업체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경쟁력

은 R&D 투자, 가격경쟁력, 비가격경쟁력(국방기술역량, 품질

경쟁력, 대외인지도)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직특성은 경영자역

량, 인적역량 등을 고려하였다.
이상무(2020)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업가 역량을 발휘하여 

현실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타겟팅된 기회를 사업화하여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이를 혁신적 

기업가의 역량으로 정의하며, 이 역량은 필요한 자원을 모으

고 재배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기업가 정신과 변

혁적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연구에서 각각의 

차원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핵심역량이론의 선행연구 확인 결과 핵심역량으로서 가장 

빈도수가 높게 언급된 ‘기업가적 역량’, ‘기술역량’, ‘네트워크

역량’의 3가지의 주요 유형을 도출하였다.

<표 2> 연구자별 핵심역량 유형

연구자 핵심역량 유형

Hofer & Schendel
(1978)

재무, 물적, 인적, 기술, 무형, 조직자원

Robins &
Wiersema(1995)

기술적, 관리적 노하우, 경험, 지식을 활용한 
사업영역확장, 더 낮은비용으로 수익창출 능력

Grant(1991) 재무적, 물적, 기술적, 조직적

Hitt & Ireland
(1984)

생산, 운영,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마케팅,
재무관리, 인적자원관리, 공중·정부관계

Porter(1985)
주활동: 투입, 운영, 산출, 판매와 마케팅, 서비스

보조활동: 조달, 인적자원관리, 기술개발, 기업하부구조

Barney(1991) 물적자원, 인적자원, 조직자원

Chandler & Hanks
(1994)

기업가역량, 기술역량, 생산역량, 마케팅역량, 재무역량

Dollinger(1999) 기업가역량, 기술역량, 재무역량

Ortega(2010) 마케팅역량, 운영역량, 기술역량

고세훈(2011) 기업가역량, 기술, 생산, 마케팅, 재무, 외부자원 활용

양현주(2012) 기술역량, 마케팅역량, 구조적역량

이종덕(2015) 마케팅역량, 기술역량

송영일·우제완
(2008)

방위산업체 경영자역량, 조직역량, 자원역량, 경영역량

이장형(2014)
방위산업체 경쟁력(R&D투자, 가격경쟁력, 비가격경쟁력),

방산조직특성(경영자역량, 인적역량), 방산수출역량

이상무(2020) 기업가역량, 자원역량(재무, 인적, 물질), 시장영향성

2.3.1.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역량은 기업의 중요한 핵심 요소이며, 인과 관계

적 측면에서 다른 개인적 특성보다 기업 성과에 더 근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로 알려져 있어,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기업가의 역할이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뚜렷할 수 있다(Boyatzis, 1982). 기업성과와 관련된 기업

가적 역량에 대한 연구는 성공한 기업가의 주요 특성을 찾아

내는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기업가적 역량에 대한 접근법은 

개인 특성 연구에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exton & 
Bowman, 1985; 정태일, 2005). 기업가적 역량은 기업 발전을 

위해 기회를 발견하거나 창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

을 동원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과를 달성하려는 

행동이나 과정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기업을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경쟁사보다 우월한 기업가의 역량이 필

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한경수, 2013).
Roure & Keely(1990)는 최고경영자(CEO) 개인의 역량과 경

영진의 특성을 구분하여 정의했다. 이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

의 역량은 업무수행 능력, 동업계 유사부문의 경험, 그리고 

높은 성과를 시현한 조직생활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설명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인관계 능

력이 업무수행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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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기술역량

시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

의 과정은 기술혁신이 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다(Koc & Ceylan, 2007). 이

와 같은 기술혁신은 조직이 경쟁 우위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을 촉

진하며, 사회를 혁신시키는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Koc & Ceylan, 2007).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은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유연우·노재확, 2010). 기술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개발하여 실용화시키는 과정으로, 조직

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며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정에 중점

을 두고 있다(Rogers, 1995).

2.3.3. 네트워크역량

기업의 네트워크 역량은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구축 능력을 나타낸다(문소연, 
2023). 외부 네트워크 역량은 제품 및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성공적인 브랜드로의 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의미한다(문소연, 2023). 기업 경영 환경이 복잡해지고 소비자

의 다양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은 자체 기술 및 자원

에만 의존해서는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워졌는데, 이러한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 자원과의 연결이 필요

하며, 이는 네트워크 역량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문소연, 
2023). 따라서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역량이 기

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문
소연, 2023).
윤기창·김문홍(2010)는 벤처기업은 외부 네트워크 역량을 강

화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경쟁 우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외부 네트워크 역량이 높을수록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기업의 우수한 외부 네트

워크 역량은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현지화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제

시하였다.
Ritter & Gemuenden(2003)는 네트워크 역량을 조직 간의 기

술 협력으로 정의하며, 이 협력이 제품 및 프로세스 혁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했다. 또한, 네트워크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네트워크 관리자원 접근성, 인적 자

원 관리의 네트워크 지향성, 소통 구조 통합, 개방적 기업 문

화, 그리고 기술적 혼교를 제시했다(Ritter & Gemuenden, 
2003). 이때, 기술적 혼교는 공급자와의 R&D 협력, 고객과의 

R&D 협력, 연구기관 혹은 대학과의 밀접한 접촉으로 구분되

어 있다. 고객, 공급자, 연구기관, 경쟁자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은 더 높은 수준의 제품 및 프로세스 혁신을 성공

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Ritter & 
Gemuenden, 2003) 또한, 조직 간의 관계를 활용하여 기업고유

의 능력을 이용, 활용하여 네트워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Ritter & Gemuenden, 2003). 
Gemuenden & Heydebreck(1997)는 신기술 창업기업일수록 네

트워크역량이 중요하며, 기업들은 다양한 수요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기술조건인 노하우와 자원을 연결하여 기술적

인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Ⅲ. 오모션㈜

3.1. 오모션㈜ 개요

오모션㈜ 주식회사는 2021년 2월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

이션학부 및 전자재료공학과 교수들에 의해 설립된 교원 창업 

기업으로, 차세대 가상인간 콘텐츠 개발이 주요 비즈니스 모

델이다. 이 회사는 대학의 창업보육 및 연구 시설을 활용하여 

초기 시제품 제작을 통해 중소기업기술정부진흥원의 글로벌 

창업 기업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상인

간 에셋 판매용 온라인 마켓 ‘omotion.co.kr’을 런칭했다. 
2022년에는 상암 DMC로 본사를 이전하고 비즈니스 및 연구 

개발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 JTBC 이수진 아나운

서의 가상인간을 개발하고 베이징 올림픽 콘텐츠 제작 및 방송

을 진행했으며, RBW ‘ONEUS’의 볼륨메트릭 콘텐츠 촬영 제작

에도 참여했다.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메타휴면 기술의 고

도화 및 시제품 실증을 위해 오모션㈜ 공동창업자인 최고기술

경영자(CTO)의 연구실 주도로 개발된 기술을 오모션㈜으로 이

전함에 따라 벤처기업(혁신성장유형) 인증을 받게 되었다.
최근에는 Pre-A 투자 유치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부, 서울경제

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생

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초실감 3D 가상인간 연구 개발 과제

에 선정됨으로써 가상인간의 정교함을 더욱 고도화 했다. 서

울시 노원 청소년센터와 경기도 과천 과학관에 모션캡쳐 솔루

션을 납품했고, RBW엔터테인먼트의 원어스 AR포토카드 개발 

및 판매를 완료했다. 또한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여 엔터테인

먼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고, 2023년 11월에는 창업성장

기술 개발사업 (TIPS)에 최종 선정되기도 하였다.
회사의 주요 제품과 솔루션으로는 페이셜 캡쳐, 비전기반 모

션캡쳐, 볼류매트릭 캡쳐 등이 있으며, 가상 스트리밍 솔루션 

‘Virtuverse’와 고객 맞춤형 플랫폼 앨범 제작 솔루션 ‘Mingle’
등이 있다.

3.2. 가상인간

‘가상인간’은 최근 급격히 발전한 그래픽스 엔진 기술과 

GPU(general processing unit)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여러 관

점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오문석 외, 2022).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사람 형태의 캐릭터로 디지털 휴먼

(Digital Human), 메타휴먼(Meta Human), 3D 가상 인간, 버추

얼 휴먼(Virtual Human), 가상 캐릭터, 디지털 더블(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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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디지털 액터(Digital Actor) 등이 있다(유미, 2020). 본 

연구에서는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실제 인간처럼 

움직임을 재현하는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이랑구, 2023). 가상휴먼 기술은 사실적인 얼

굴과 사람의 언어 능력을 갖춘 형태를 갖추어, 흥미로운 주제

로 다루어질 만한 기술(Dean, 2013)로 이 기술은 메타버스, 가
상현실, 유통, 금융, 교육, 방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하며(배수진·권오병, 2022; 이랑구, 2023) 디지털 휴

먼의 실감 가시화는 컴퓨터 그래픽스(CG) 기술과 인공지능

(AI) 기술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이승욱 외, 2022).
그 중 ‘메타휴먼’이란 에픽게임즈사의 언리얼 엔진의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인 ‘메타휴먼 크리에이터(MetaHuman Creator)’ 로 

제작한 고퀄리티 디지털 캐릭터를 지칭하며, 메타버스에서의 

메타휴먼은 볼류메트릭 3D 캡처, 딥러닝, 신경 방사장(Neural 
Radiance Fields, NeRF)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현실적인 

인간의 외형과 행동을 모방하는 고도의 디지털 캐릭터로서, 
실시간 상호작용과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김신애·권
희경, 2022). 실제 인간과 유사하게 혹은 거의 동일하게 구현

된 메타휴먼은 디지털 객체로, 메타버스에서 핵심 요소 중 하

나이며 특히 팬데믹 이후 이들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다(이
승욱 외, 2022).

Ⅳ. 연구 방법

4.1. 연구설계와 자료 수집·분석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개방형 혁신, 핵심역량 이론, 교원창

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제고했다. 본 연구의 근간이 되는 핵심역량이론에서 가장 빈

번히 제시되고 있는 기업가적 역량, 네트워크 역량, 기술 역

량을 도출하고 오모션㈜ 사례에 접목하여 충실히 리뷰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핵심역량이론 방법을 통해 오모션㈜의 핵

심역량이 두 교수의 핵심역량과 어떻게 연결되어있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우위

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에 대한 심층 사례연구

를 진행하였다. 오모션㈜에서 서로 다른 전공의 교수가 어떻

게 연구 결과를 개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교원창업으로서 성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함으로써 이를 가능

하게 한 투자사와 대학, 상호 연구실 간의 협력은 어떻게 진

행하였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

역량이론 관점을 결합형 개방형 혁신으로 시작한 교원창업인 

오모션㈜ 사례에 접목하고자 하였고, 두 명의 오모션㈜ 대표, 
대학의 기술사업화 담당자, 오모션㈜에 투자를 담당한 투자 

심사역에 대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오모션

㈜이 교원창업으로서 주요 성공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

히, 투자사로서 오모션㈜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투자와 TIPS
를 함께 준비한 투자사 심사역과 대학의 기술사업화 담당자

의 DI(Depth Interview)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재까지 

140여개의 380억원 정도의 투자 실적을 보유한 투자사 투자

본부 과장을 대상으로 ‘두 교원창업자의 과거 이력이 투자에 

영향을 미쳤는가?’, ‘두 교원창업자의 역량이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교원창업에 대한 투자 검토 시 내부적으로 긍정

적인가? 부정적인가?’ 등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대학의 기

술사업화 담당자를 대상으로 ‘두 교원창업자를 공동창업으로 

진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대학에서 교원창업은 긍정적

인가?’, ‘서로 다른 연구실의 기술역량이 오픈이노베이션 관점

에서 어떤 이점으로 작용하였는가?’, ‘서로의 기술은 어떤 도

움을 주었는가?’, ‘두 교원창업자 간의 마찰은 없었는가?’ 등

의 인터뷰를 통해 오모션㈜의 개방형 혁신과 핵심역량이론 

관점에서 연구문제의 검증을 견고히 하고 인터뷰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FGI/DI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자료원의 정보는 아래 <표 3>

과 같다.

<표 3> 인터뷰 자료원 정보

구분 번호 직위 성명

스타트업
(결합형 개방형 혁신)

1 대표이사(CEO) 오문석

2 공동창업자(CTO) 서영호

투자사(TIPS 운용사) 3 투자본부 과장(심사역) 〇슬〇

대학 4 대학 기술사업화 담당 〇해〇

주: 인터뷰 참가자 요청에 따라 일부 이름, 기관명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

4.2. 연구모형 및 인터뷰 설계

문헌 연구를 통해 핵심역량이론관점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역량으로 기업가역량, 네트워크역량, 기술역량으로 

제시하고 교원창업에 개방형 혁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오모션㈜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근거이론에 기반

하여 숨겨진 현상이나 이론을 밝혀내기 위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근거이론은 검증하기 보다는 구축하도록 돕고, 
연구자가 인터뷰 대상으로 실행에 대한 경험을 인터뷰 하여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잘 다룰 수 있는 분석적 도구를 제공

하며, 현상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게 하

고, 체계적이면서 독창적인 이론의 구축을 이루는 토대를 이

루고 이러한 개념을 밝히고 발전시키며 기술할 수 있도록 도

와주기 때문이다(Strauss & corbin, 1998). 인터뷰 내용을 바탕

으로 오모션㈜의 개방형 혁신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Gioia 
Template을 활용하여 확인한 데이터를 구조화했다. 기존에 핵

심역량이론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많은 범주를 1차적으로 

추려보았고, 2차적으로 인터뷰 자료원을 통해 파악한 주요 역

량을 2차적으로 제시하였다.
1차적으로 핵심역량이론은 재무역량, 물적역량, 기술역량, 조

직자원역량, 생산역량, 운영역량, 연구개발역량, 마케팅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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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역량, 기업가적역량, 외부자원활용역량, 구조적역량, 
경영역량, 수출역량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인터뷰를 통해 경영진(교수 간) 소통, 자원 확보 방안, 인적자

원(상호 연구실 소속 연구원 및 직원)관리방안, 개방형 혁신

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전략, 경영진의 전문지식 보유

현황과 오모션㈜만의 기술차별성을 주 성공요인으로 뽑았다.
핵심역량이론과 오모션㈜의 핵심역량이론의 인터뷰를 진행

한 결과를 구조화해 보니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이 결합형 개방형 혁신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서는 네트워크역량, 기업가적역량, 기술역량이 주요 성공요인

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Ⅴ. 연구결과

5.1. 개방형 혁신 성공요인 1: ‘기업가 역량’

을 보유한 교원창업기업 경영진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두 교원이 뜻을 모아 창업을 진행하

게 된 이유는 단순히 기술개발 분야가 비슷한 것보다는 2019
년부터 3년여 간 이어진 팬데믹 당시 실내에서 즐길 목적의 

콘텐츠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두 연구실의 결합형 개

방형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의 성공을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2019년도에 산학협력단의 중개를 통해 처음 서로 만나서 

가상인간에 대한 서로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남김없이 

공유했다. 함께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숨김없이 

서로 잘하는 것,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대

표는 가상인간 기획과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으며, 공동창업

자인 CTO가 기술개발 총괄을 담당하고 있다. 오모션㈜이라는 

기업명은 대표이사가 출원한 모션캡처 관련 직무발명 특허 5

개가 핵심기술로서 서비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서로의 연

구 공유를 통해 가상인간의 제작방법을 개선과 적용할 수 있

는 전략적 기술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인공지능과 

모션의 결합을 통해 소통 가능한 가상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 및 기존 서비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 싶

은 비전을 공유했고 우리는 앞으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으

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인터뷰 2)
“대학의 학생창업과 교원창업 모든 멉무는 산학협력단 조직

을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다.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총 10건
의 교원창업이 발생하였고,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연평균 

4건 이하의 교원창업이 발생하고 있다. 오래전에 동일한 화학

전공으로 창업한 ㈜아이센스 1건과 오모션(주)를 제외하면 모

두 단일 연구실의 기술로 창업한 기업이다. 특히, 경영에 대

해 경험이 있는 교수님을 통해 초기에 조직운영에 대한 비전

과 사업계획 수립 및 기술기반의 자금유치 등이 원만하게 진

행되었다.” (인터뷰 4)

두 교원이 처음 창업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자금

이 부족한 상황에서 창업에 대한 공간, 시제품에 대한 검증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CTO의 경우 직무발명으로서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는데, 서로 다

른 기술의 하나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가상인간 기반 

인터렉티브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게 되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1차적 전략 수립을 완료한 뒤 2021년 2월 오모

션㈜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과거에 2번의 창업을 통

해 어려움을 이미 경험했던 CEO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 
방송 산업은 기존 방송사와 외주 제작 시스템에서 자체 콘텐

츠와 IP, 그리고 스튜디오를 확보한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변

화해 가고 있다(최민하 외, 2023)는 시장의 변화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방송사와 직접 가상인간을 활용한 방송 콘텐츠 제작 레퍼런

스와 스튜디오 요청에 따른 가상인간 제작 레퍼런스, 엔터테

인먼트사와의 AR 볼류매트릭 포토카드 제작 레퍼런스까지 

보유하였기 때문에 정부주도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되는 것도 가능했다. 하지만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강력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대가 불가피하

였고, 투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2023년 2월에 AC로부터 기

업가치 40억의 PRE-A단계의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고, 엔터테

인먼트사와 비즈니스를 확장하기를 희망하는 투자사의 의견

에 따라 전략적으로 일본법인을 설립하여 메타앨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장을 거듭하면서 투자와 정부과제가 늘어나게 되고, 국

내외 B2B, B2C 비즈니스가 증가하면서 전문적으로 경영과 사

업발굴 및 기획조정을 책임지고 담당할 임원이 필요하였고, 
언론사, 방송국과 스타트업에서 경영전략 임원을 경험한 

CBO(Chief Business Officer)를 영입하여 2024년 2월부터 함께 

하고 있다.” (인터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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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창업이라 할지라도 스타트업의 핵심역량인 기업가적 역

량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과 불확실한 것에 대한 위

험 감수,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특

히, 창업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이 상존하였지만, 두 교원의 

전문성, 시장 예측력,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

는 정신을 핵심역량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을 

때 해당 기업은 안정적인 성장을 한 것을 확인하였고, 교원창

업의 스타트업에서 투자를 통해 스케일업 단계로 넘어갔다면 

전체적인 사업 조정을 할 수 있는 임원급 인력을 추가로 영

입함으로서 경영과 사업 매니징을 해야 지속적인 성장을 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2. 개방형 혁신 성공요인 2: 서로 다르지만

상호보완적인 ‘기술역량’

연구실 간 결합형 개방형 혁신을 통해 상호 기술을 통합을 

추진하였고, <그림 2>와 같이 독자적인 솔루션 구축을 통해 

어느 경쟁업체 대비 뛰어난 가상인간 성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초정밀 가상인간 구현을 위해서는 여러 고가

의 장비가 반드시 동반되었지만, 저비용의 장비 없이도 판매

가 가능할 정도의 가상인간을 구현하게 되었다. 오모션㈜는 

크게 3가지 솔류선을 보유하고 있다. 3D 페이스 캡처 솔루션

과 비전기반 모션캡처 기술, 볼류매트릭 캡처 솔루션이다. 모

두 CTO의 특허와 신규로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체 

고유기술로 개발한 결과물이다.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가상방

송, 버추얼 스트리밍, 스포츠 분석, 의료 서비스 등 복잡한 환

경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실시간 3D 스켈레톤 추출기술 실시간 모션캡처 스켈레톤 결과물

출처: 오모션 홈페이지

<그림 2> ‘오모션’ 고유의 독자적인 모션캡처 솔루션 

가상인간 콘텐츠를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정하여 공동으로 

창업을 하고 나서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로 입주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또한 원천기술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대학보다 창업과 비즈니스를 위한 다수의 전문가 POOL
을 보유한 보육전문기관에 입주를 희망한 CEO의 강한 의지

이다. 창업보육센터와 창업보육전담인력은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박건철·이치형 2019), 교원과 창업 전문가의 상

호 협력을 통한 기술창업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안경민·권상집, 2021). 대학의 기술사업화 담당자는 교원창업

자를 대상으로 교원 이외의 다른 창업전문가를 매칭하기를 

희망하였고, 그 시작은 광운대학교와 함께 투자 펀드를 조성

한 투자사였다.

“초기시장진입에 창업보육센터가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전

문가와의 미팅과 전문창업보육매니저를 통한 기관 간 협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경험은 우리 스타트업이 불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히 하고, 방송국과 엔터테인먼트사의 매칭으로 인

한 좋은 레퍼런스를 만드는 기회였다. 2021년도에 오모션㈜에

서는 3.4억정도의 매출을 올린 반면, 2022년도에는 5억, 2023년
도에는 7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렸다. 이제는 연평균 30%씩 성

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2024년도부터는 

1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다.” (인터뷰 1)

“연구실에서 개발한 직무발명 특허를 창업한 오모션(주)으로 

기술이전 하였다. 기술이전 계약 과정에서 산학협력단이 기술

이전 중개자로서 빠르게 도움을 주었다. 특히, 내가 개발한 

기술과 CEO의 디자인에 적용하여 가상인간을 완성하였다. 상

상하지 못했던 3D 볼류메트릭 기반 초실사 가상인간 기술로 

완전히 새롭게 탄성하게 됐다.” (인터뷰 2)

“대학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업화 유망 기술들이 있다. 다만 

그 방법을 몰라서 좋은 연구성과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기관에서는 그 좋은 기술들을 실용화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대한 활용하여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인터뷰 2, 4)

“특히, 우리대학에서는 벤처창업만을 교원창업으로 인정하

고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열에서는 교원창업이 나오기가 쉽

지 않은데, 오모션(주)는 두 교수가 공동창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열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창업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인터뷰 4)

“교원창업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창출의 목적도 있지만 기

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 

연구를 벗어나는 기술사업화를 지향하지 않는다. 교원창업의 

경우 기술에 대한 특허확보, 특히 해외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지 또는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보고 있으며, 시제품 제

작, 타켓 어플리케이션 적용, 데이터 확보 등을 통한 연구 결

과 검정을 중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교원창업 시 대학

원생, 연구교수 등의 참여를 통한 팀빌딩이 잘 되어 있고, 지

속 가능한 팀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오모션㈜의 IR을 통해 투자 검토를 진행할 당시에 

투자사와 전략적으로 성장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오모

션㈜는 연구실 기반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다수 유입되면서 

인적자원 부분과 CEO의 디자인 부분, CTO가 보유한 다수의 

3D 관련 특허가 융합하면서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었고 엔터

테인먼트사, 방송사, 기타 콘텐츠 개발 및 유통기업 등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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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를 통해 매출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

게 되었다.” (인터뷰 3)

<그림 3>과 같이 2022년도부터 가상인간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업확장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고객 

맞춤형 플랫폼 앨범 제작 솔루션과 버추얼 스트리머 제작 솔

루션인 버튜버스이다. 고객 맞춤형 플랫폼 앨범 제작 솔루션

은 플랫폼 앨범과 AR포토카드 그리고 커뮤니티, 카드 꾸미기 

기능 등 고객이 원하는 데로 제작이 가능한 음원 서비스이다. 
버튜버스는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솔루

션으로 누구나 쉽게 가상인간을 제작하고 버튜버로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이다.

플랫폼 앨범 서비스 : Mingle 버추얼 스트리밍 솔루션 : Virtuverse

출처: 오모션 홈페이지

<그림 3> ‘오모션’의 가상인간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신규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획회의

를 할 경우에 서로 다른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지속적으

로 해왔던 사람들이다 보니 프로젝트 내에서 우선순위 정하

는 부분에서 의견차이가 나고는 했다. CEO의 경우 콘텐츠와 

UI/UX 디자인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CTO의 경우 기

술개발 관점에서 프로젝트 스케줄링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적인 프로젝트 매니징 차원에서 이견이 있고는 했다. 이 문제

는 결국 프로젝트를 누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의 문제로 이어

지면서, 프로젝트 리더를 누가 하느냐, 채용에 우선순위를 어

디로 두느냐로 연결되었다.” (인터뷰 2)

“가상인간을 만들기 위해 3D모델링과 디자인을 위한 인원

충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가상인간의 제작을 총괄하는 

CEO와 핵심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CTO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기획을 진행하였는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불가피했고, 아무래도 의사결정 부분에서는 더 많은 회사의 

지분을 보유했던 CEO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었는지는 모

르겠지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디자인 영역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연구소장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할 

디자인 및 3D 모델링 경력을 보유한 연구원들을 충원 하였

다. 현재는 CEO, CTO, CBO 등 임원 3명과 박사급 인력 중심

의 기업부설연구소, 솔루션 개발과 앱 개발, UI/UX디자인을 

담당하는 연구개발팀과 3D모델링을 담당하는 모델링팀으로 

개편하였다.” (인터뷰 1)

“워낙에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고집들이 있다 보니 의견이 

많기도 하지만 상호 이해를 위해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고 매

주 월요일에 임원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때마다 전체적인 프

로젝트의 진행사항들을 체크하는 것도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들 하고 있다.” (인터뷰 1)

5.3. 개방형 혁신 성공요인 3: 개방형 혁신

으로 하나 되는 ‘네트워크 역량’

오모션㈜의 경우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의 개방형 혁신이

라는 전략으로 교원창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열에

서는 실증이라는 부분과 이공계열에서는 보유기술의 인문학

적인 요소를 통해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이 되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그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에서 보유한 창업보

육공간에 입주하여 지원을 받음으로써 초기창업자로서 성장

을 할 수 있었다. 조직의 경계를 허물어서, 즉 연구실의 경계

를 허물어서 내부 정보의 개방과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

개발과 혁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한된 자원과 능력

으로 혁신적 사업아이디어의 한계에 부딪혀 지속 성장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극복 할 수 있게 된다.(김성천·황희곤, 2022)

“결합형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UI/UX를 집중적으

로 연구하고 있는 대표와 3D 영상 처리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한 CTO에게 처음부터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했다. 특히, 비즈니스 관

점에서 소통하도록 했고, 그 결과 대학에서 사업화 자금지원

을 통해 기존에 없던 완전히 서로 다른 학제의 융복합 기술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뷰 4)

“이미 교원창업에 대한 투자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

문에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현재보다 빠르게 투자 라운드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전공

의 교수와 석박사 급의 연구원들이 하나의 스타트업으로 개

방형 혁신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하는 만큼 기대 이상으

로 올라갈 것이라는 내부적인 기대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번 2023년 하반기 TIPS에 선정되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과제 선정지원을 통해 성장을 할 

것이다.” (인터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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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6.1. 연구내용 요약

국내 전국 대학의 교원창업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대학과 

교원창업이 사회에 주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남으

로서 교원창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도성정, 2020). 대학의 

Spin-off는 기초연구와 산업화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 붐이 있었던 2000년 전후 시기에 창

업했던 교수, 연구원의 실패 및 파산 경험, 연구, 교육 등으로 

인한 바쁜 현업, 다른 직업군에 비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

업군으로 인해 교원들이 창업을 망설이고 있다(김석관, 2022). 
또한, Golub(2003)에 따르면 기업에 겸직하는 연구자들의 경

우 연구결과를 공재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조직의 내재된 역량과 자원에서 교원 및 연구원 개인마다 

각각 다른 유·무형의 자원이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자 간 이

질성과 상이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구성원 간의 조정이

나 자원이 적절 또는 충분할 때 Spin-off 기업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Landry et al., 2006). 
대학 및 기관이 구성원들은 조직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공개

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ouis, 2001). 교원창업 기업의 창업자는 특허권을 개인 기업

에 이전하기 전까지 연구결과의 공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

며, 대학이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물

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대학의 교육, 연구 성과 확산 등 본연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lub, 2003). 대학 교수들 

간의 교원 창업 기업에 관하여 대치되는 의견은 교수들 간 

갈등 이외에도 학문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 창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일어나는 이공계열 교수들과 거의 창업이 

없는 인문학 교수수의 차이만 봐도 알 수 있다(Chrisman et 
al., 1995).
본 연구는 결합형 개방형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교원 스타트

업인 오모션㈜이 성장하고 성공으로 발전해 가는 상황을 기존 

문헌과 공동 창업자, 투자사, 대학의 기술사업화 담당자 인터

뷰를 통해 ‘서로 다른 전공의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결합형 

개방형 혁신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는가?’라는 연구문

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Di Gregorio & Shane(2003)은 산업체 

경력자가 창업을 하였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연구했다. 오모션㈜은 기존에 창업 실패를 경험한 인문사회계

열 교수인 CEO와 기술사업화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이공계

열의 교수가 CTO를 맡는 결합형 개방형 혁신을 통해 스타트

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 대학원생 간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창업으로 연결함으로써 3년 미만의 초기창업단계에서 투자, 
TIPS선정 등의 자금유치와 기술개발 및 글로벌 진출을 통한 

판로 확보 등 계획한 대부분을 성과로 연결할 수 있었다.

6.2. 개방형 혁신과 교원창업에 대한 시사점

교수의 기술창업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은 교원의 사업적 

마인드와 경영에 대한 지식부족, 기술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평가 부족으로 확인 하였다(박건철·이치형, 2019). 오모션㈜은 

서로 다른 전공인 두 명의 교원이 공동창업을 하고 개방형 

혁신과 핵심역량이론관점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인터뷰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심층 분석 

결과 성장과 성과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기업가적 역

량’, ‘기술 역량’, ‘네트워크 역량’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교원창업으로 성장과 성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사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제 간 교원창업이 개방형 혁신을 기반으로 비즈니

스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업가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반드시 상호 존중과 협력이 가능한 전략적 제휴가 있어

야 한다. 또한 기업가적인 역량을 통해 외부로부터 투자 및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연구실 단위에

서 일어나는 교원창업 또한 상호작용이 없는 연구실 간의 정

보공유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폐쇄형 혁신으로 

진행하게 된다. 연구실 단위의 연구는 단일 분야에서 연구 성

과를 창출해 오고 있는 만큼 다른 연구실 또는 학과와 융합

을 통해 사업 또는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 뚜렷하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 연구실 내에서 모든 

것이 대외비로 감춰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의 생

태계가 만들어낸 조직문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제 간 

결합형 개방형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실 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창업은 현직 교원이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신뢰

를 통해 투자자금 유치와 정부지원사업 선정에도 많은 부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교원창업 생태계의 경우에

는 대학의 교원이 창업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원이 대표로

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보다 전문경영인 및 CEO역할을 

담당할 벤처캐피탈이 교수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김석

관, 2022). COVID-19 mRNA 백신을 개발한 Moderna의 공동 

창업 멤버로 참여한 Robert Langer 교수는 MIT 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40개가 넘는 스타트업 창업에 공동으로 참

여하며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파트너와 훌륭한 CEO를 통한 

팀워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모션㈜의 경우 시

제품 검증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제품으로 

완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JTBC와의 협업을 통해 아나운서 

콘텐츠 제작과 가상인간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2023년에 고려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에서로부터 투자를 유

치하며 여러 가지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결과를 만들었고, 
TIPS까지 연계하게 되었다. 초기시장진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스타트업의 경우 연구 성과를 기술사업화로 연결 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 매칭을 통해 창업을 한다면 초기시장 진

입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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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원천 기술과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식재산

권 또는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보유해야 한

다. 특허가 창업에 유의하다는 연구 결과(Rogers et al., 2000; 
O’Shea et al., 2005; Pazos et al., 2012)에서 확인 할 수 있듯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이 존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체 경력이 있는 경우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Di Gregorio & Shane, 2003; O’shea et 
al., 2007)만 확인하더라도 실질적인 성장과 성공의 견인을 위

해서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기술이전은 

기술성과를 높이는데 효과는 있지만 시장에서 성과를 직접적

으로 창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윤주형·이승배, 2017). 오모

션㈜의 CEO를 맡고 있는 오문석 교수의 경우에도 앞서 3D 
그래픽과 관련하여 창업 사례가 2차례나 있으며, CTO인 서영

호 교수의 경우에는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한 

직무발명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만 38개이다. 두 연구실의 

경험과 기술이 결합형 개방형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으로서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게 되어 투자와 지원사업의 

유치를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투자와 정

부자금 유치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은 기술력으로 인한 긍

정적인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기술기반 교원창업 확

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경우 공공 및 민간에서 시행

하는 기술가치평가 등을 활용한 객관적 기술평가의 기준을 

대학과 지역 산업 상황에 맞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구축 전

략인 ‘네트워킹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아무리 폐쇄적 연구문화라고 하더라도 연구실의 경계를 넘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실 외부의 기관들과 협력적 관계를 

맺어야한다. 동료 또는 기관 및 기업들 간에 정보와 지식 유

출을 두려워하며, 협업에 포함되지 않은 파트너들에게 지식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믿고, 이러한 주체들은 그 정보를 

이용하고 경쟁에 활용할 수 있다(St-Pierre & Hanel, 2005; 
Khedher, 2010). 하지만 언제든 개방형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

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원, 연구원 등과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소속 기관에서 상호 권리를 침해

하거나 업무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구
본진 외, 2018). 대학과 기업 간 협업에서는 새로운 물리적 시

설의 창출, 컨설팅 및 계약 연구, 공동연구, 훈련, 회의와 협

의회 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D’Este & Patel, 2007) 일반적으

로, 상호작용을 통해 긴 시간 동안의 지식의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Wood et al., 2014). 하지만 네트워크 역량만으로는 혁신

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고, 개방형 혁신의 결합을 통해

야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고도화하고 있는 소비자 욕구 충족

이 가능하다(최규선·현병환, 2022).

<그림 4> 교원창업의 개방형 혁신 성공 요인

6.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 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한계점

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단일 사례에 국한되어 있기때문에 연구 결과의 제

한적인 일반화의 한계를 가진다. 그 중에서도 교원창업의 단

일 사례만을 연구하였다. 두 번째 결합형 개방형 혁신의 성공

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에 교원의 전공별 특성이 갖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다. 세 번째, 대학별 연구 환경과 

창업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본 사례가 일반화되기에는 연구에

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결합형 개방형 혁신을 통한 교

원창업의 경우 핵심역량이론 관점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선행연구와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

였다는 점과 결합형 개방형 혁신이 교원창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대학 내 안정적인 교원창

업과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사례를 제공하였다는데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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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zes a case of successful faculty entrepreneurship through a coupled process of open innovation in a university context, 
using the core competency theory perspective. Initially, the current state of faculty entrepreneurship is examined, and the effects of 
interdisciplinary coupled processes of open innovation are explored, focusing on the case of ‘Omotion Inc.,’ a startup utilizing generative 
AI technology for hyper-realistic 3D virtual human experiences. The research methodology involves in-depth interviews with Omotion 
Inc.’s co-founder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fessionals, and experts in the field, followed by analysis based on foundational 
theories. Applying the core competency theory, this paper scrutinizes the process of integrating diverse expertise and technologies from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The analysis goes beyond the limitations of faculty entrepreneurship confined to a single technology-centric 
research domain. Instead, it explores the possibilities of enhancement and value creation through coupled processes, providing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university entrepreneurial ecosystem. The aim is to extend the traditional roles of education and research within the 
university, presenting a role in economic value creation beyond the boundaries of conventional faculty entrepreneurship.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two faculty members, this study showcases the creation of novel technology and business models. It establishes that 
successful coupled processes of open innovation in faculty entrepreneurship, from a core competency theory perspective, require the 
entrepreneurial firm to possess (1)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2)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3) networking capabilities.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highlight the positive impact of coupled processes of open innovation in faculty entrepreneurship, as 
evidenced by the Omotion Inc. case, offering guidance on entrepreneurial directions for university members preparing for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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