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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생존율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어떤 변수가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 경쟁우위성과

는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좋은 지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의 경쟁우위성과를 높일 수 있는 선행변

수들을 찾아 실증하고자 했다. 스타트업 경쟁우위성과의 선행변수로 동적역량 및 제품개발성과를 도출했고, 동적역량 및 제품개발성과를 효

과적으로 나타내게 할 수 있는 선행변수로 스타트업 창업자 외부네트워킹행동을 설정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외부네트

워킹행동이 동적역량 및 제품개발성과를 순차적으로 매개해서 스타트업 경쟁우위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하고자 했다.

402명의 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스타트업 창업자 외부네트워킹행동은 동적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적역량은 제품개발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품개발성과는 스타트업의 경쟁우위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창업자 외부네트워킹행동은 동적역량, 제품개발성과를 순차적으로 매개해서 스타트업의 경쟁우위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스타트업 창업자 외부네트워킹행동은 동적역량과 제품개발성과를 통해 스타트업 경쟁우위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스타트업 창업자는 외부네트워킹행동을 통해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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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스타트업의 생존율은 낮은 편이다(Wilson et al., 2018). 스타

트업의 죽음은 스타트업 창업자 및 국가 모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손실을 떠안게 한다(전정구·서영욱, 
2020). 따라서 어떤 변수가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

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 경쟁우위성과는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좋은 지표가 된다(Zahra, 2021). Ragazou et 
al.(2022)은 지난 10 년간 게재된 476편의 논문에서, 스타트업

과 같이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쟁우위성과에 관한 연구들을

을 분석했다. 스타트업의 동적역량, 제품개발성과 등과 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타트업 창업자 인터뷰

를 통해 스타트업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

한 결과, 고객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찾는 동적역량 및 그러한 

제품을 개발하는 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Corallo et al., 2019). 
이렇게 이론적 연구 및 실증 연구들은 스타트업이 지속적으

로 경쟁우위성과를 갖는 데 필수적인 요인으로, 고객이 요구

하는 제품을 찾는 동적역량 및 이를 개발하는 제품개발성과

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예측하는 변수를 경쟁

우위성과로 설정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경쟁우위성과를 

높일 수 있는 선행변수들로 동적역량(Kump et al., 2019; 
Teece, 2007) 및 제품개발성과(Agrawal & Kamakura, 1999; 
Pemartin & Rodriguez-Escudero, 2021)를 도출했다. 그리고 동

적역량 및 제품개발성과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게 할 수 있는 

선행변수로 스타트업 창업자 외부네트워킹행동(Michael & 
Yukl, 1993)을 설정했다.
그러나 신생기업의 경쟁우위성과와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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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질적연구가 많고, 이 변수들간의 

관계를 실증하는 연구는 적다(Ebbers, 2014; Teece, 2007; Raza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들간의 관계를 

가설로 제시하고, 이를 실증하고자 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고

객이 요구하는 제품(서비스)를 찾고 구현하기 위해, 결과적으

로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스타트업 창업자가 무

엇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고찰

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외부네트워킹행동

이 효과적일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스타트업 경쟁우위성과

조직생태이론에 따르면, 기업도 사람처럼 출생부터 죽음까

지 생애 단계를 거친다(Coad, 2018). 스타트업은 기업의 생애 

단계 중 가장 첫 단계에 속한다. 연구마다 스타트업 단계 기

간을 다소 다르게 보지만(Kazanjian & Drazin, 1989; Van de 
Ven et al., 1984), 대략 출생 후 7년 이내에 속한다. 국내 또

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사업을 개시한 지 7년이 지나지 아

니한 기업’으로 규정한다.
통계청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

로 스타트업 7년 이내 생존율이 26%에 불과하다. 이런 낮은 

생존율은 스타트업 창업자 및 국가 모두에게 적지 않은 손실

과 피해를 입힌다(전정구·서영욱, 2020). 따라서 신생기업은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부 선행연구는 스타트업은 신생이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

하다(liability of newness)고 본다(Freeman et al., 1983; 
Gimenez-Fernandez et al., 2020). 이런 연구는 결정론적 성향이 

강해서, 환경이 기업의 생존 여부를 결정한다고 본다(장수덕, 
2010). 그리고 기업이 생존에 실패하는 원인이 환경의 변화처

럼 기업 외부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자원 부족처럼 기업의 내

부에 존재하는 것도 있다. 대부분 스타트업은 충분하지 않은 

자원의 대부분을 초기에 소진해서 생존이 어렵게 된다(Wilson 
et al., 2018).
하지만 스타트업이 외부 환경 변화 또는 내부 자원 부족 때

문에 생존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 반대하는 연구도 

있다(Barney, 2001; Porter, 1997). 그러한 연구는 업력이 짧은 

신생기업도 상황을 잘 이용하면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생존에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자원

을 동원하고, 혁신활동을 통해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경쟁우위란 동일한 환경 또는 시장 안에 있는 다른 기업보

다 생존에 유리해지는 것을 말한다.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시장을 점유하거나,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더 많은 비

용을 절감하는 활동을 함으로 경쟁에서 유리해진다(Kuo et 
al., 2017). 스타트업이 초기에는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는 것

을 비교적 잘하지만, 지속적으로 환경 또는 시장이 변화함에

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타성에 

젖고 경직이 되면, 경쟁우위를 잃고 결과적으로 생존에 실패

하게 된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지속적인 경쟁우위성과를 거두

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Zahra, 2021).
Ragazou et al.(2022)는 최근 스타트업의 경쟁우위성과에 관

련된 연구들을 살펴 보고자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였다. 최근 

10년 동안 Scopus, SSCI에 게재된 논문 중 스타트업과 경쟁우

위성과에 관련된 연구를 기록한 논문을 찾아 인용지수가 100
회 이상 되는 논문을 조사한 결과, 스타트업의 경쟁우위성과

에 관한 연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로 비즈니스 환경과 시장의 크게 변화했고, 스타트업

의 경쟁우위성과는 이 변화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

라졌음을 발견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았을 때, 스타트업의 경쟁우위

성과는 지속적인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

업의 경쟁우위성과를 높이는 선행변수를 찾는 연구를 할 필

요가 있다.

2.2. 창업자 외부네트워킹 행동

스타트업 창업자는 사회적 자본인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해,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 등의 다양한 자원을 스타트업 외부

에서 조달할 수 있다(Puthusserry et al., 2020). 네트워크 자원

은 스타트업 창업자의 외부네트워킹행동을 통해 구축되며, 외

부네트워킹행동은 스타트업 비즈니사 관계자와 사업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행동이다(Michael & Yukl, 1993). 다시 말해, 
스타트업 창업자는 기업 외부에 있는 전문가, 파트너사, 지원

기관 등의 다양한 대상과 사업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행동, 
즉 외부네트워킹행동을 함으로 네트워크 자원을 구축하고, 그 

네트워크 자원을 통해 스타트업 외부에서 내부로 다양한 자

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현·문재승, 2021).
네트워크 연구자들은 창업자의 외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bbers(2014)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외부네트워킹행

동과 스타트업의 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스타트업 창업

자 외부네트워킹행동이 자금조달에 기여하여 신생기업의 불

리함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국
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도(Lee et al., 2001), 스타

트업 창업자의 외부네트워킹행동은 스타트업 내부에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획득하도록 하고, 종국에 창업성과를 내는 데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고 했다.

2.3. 동적역량

스타트업은 환경 및 시장의 변화 대응에 성공하면, 경쟁우

위를 차지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Barney, 
2001). 그런데 이러한 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스타트업의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과거에는 경쟁우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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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 되는 자원이 재료, 설비 같은 유형 자원이었으나, 현

대에는 지식, 정보 같은 무형 자원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이제는 무형 자원과 유형 자원의 이종 결합해서, 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한다. 그래

서 스타트업은 이러한 이종 결합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함으로 생존에 좀 더 유리하게 됐다(Alvarez & Busenitz, 
2001).

Teece(2007)의 주장에 의하면, 스타트업 같은 작은 기업은 

자원만 있다고 해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는 어렵다. 경쟁우위

를 차지하려면 자원을 활용하는 역량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

량을 동적역량이라고 했다. 동적역량이란 환경 및 시장의 변

화를 감지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신규 사업 기회를 포착해

서, 신속하게 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재구성해서 제품으로 판

매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Maiti, 2020).
동적역량은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감지역량, 포착역량, 

변환역량. 감지역량이란 기업 외부 환경을 조사하고 관련 지

식을 습득하는 능력이다(Kump et al., 2019; Teece, 2007). 스타

트업은 환경 및 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역

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만일 이 역량이 없다면, 환경 및 

시장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다 생존

에 실패할 수 있다. 포착역량은 환경 및 시장의 변화 속에서 

신규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민첩하게 고객 또는 시장이 요구

하는 제품을 찾아 내는 능력이다(Kump et al., 2019; Teece, 
2007). 변환역량은 고객 또는 시장이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하

기 위해, 기업의 자원 및 프로세스를 재구성하고 실행하는 능

력이다(Kump et al., 2019; Teece, 2007). 변환역량을 통해 스타

트업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고객 또는 시장이 만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성공적으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Teece, 2018).
신생의 불리함 때문에, 항상 생존에 위기를 갖는 스타트업

에게 동적역량은 특히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환경 및 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오히려 그 변

화에서 신규 사업의 기회를 발견해서, 유연하게 자원을 재구

성해서 제품을 개발하면, 결과적으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김현·문재승, 2021).

2.4. 제품개발성과

경쟁우위성과를 달성하는 많은 기업의 활동 중 가장 직접적

이고 효과적인 활동은 기업이 우수한 품질을 개발해서 고객

에게 제공하는 것이다(Hosseini et al., 2018). 제품을 성공적으

로 개발하는 것은,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요소

이다. 특히 제품 생애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현대에, 스타트업

이 고객 또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Coyne, 1986).

제품개발성과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을 고객이 얼마나 만

족하는지 정도로 정의된다(Stanko et al., 2012). 고객에게 경쟁

기업의 제품보다 더 나은 가치를 경험하게 할 때,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환경 및 시장 변화에서, 시장의 요구를 충족

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스타

트업은 더 우수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스타트업은 고객에

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기능을 가진 제품

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아 반응을 살핀다. 많은 스타트업은 

적은 자원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 및 시장 검증을 반복하

면서 그 자원을 소진하게 된다.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큰 시장 

변화에 대응하며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사업에 더 나아가 

기업 생존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제품을 개

발해야 한다(Pemartin & Rodriguez-Escudero, 2021). 그러기 위

해서는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 기회인지 적

절하게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해서 제품을 개발해

야 한다. 이 것이 제품개발성과이다. 제품개발성과는 시장 점

유, 매출 및 이익의 증대, 그리고 비용의 감소를 가져다 주며, 
결과적으로 스타트업이 경쟁우위성과를 갖게 한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의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스타트업 창업자 외부네트워킹행동 및 스

타트업 경쟁우위성과 사이에서 동적역량 및 제품개발성과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고

찰을 통해, 각 변수간의 관계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이 연

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업력, 규모, 매출을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의 설정

선행연구(김현·문재승, 2021; Shane & Cable, 2002)에 의하면, 
스타트업 창업자는 사업적 협력 관계에 있는 전문가, 협력사, 
공공기관 등과 외부네트워킹행동을 통해 신뢰와 호혜의 네트

워크를 구축한다. 그리고, 그렇게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정

보, 지식, 자금 등의 다양한 자원이 획득된다. 즉 관계자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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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트업 창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위협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

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준다. 또한 관계자가 스타트업을 보육 

또는 지원하는 기관일 경우, 기관은 자금뿐 아니라 스타트업의 
사업화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 교육, 인프라 등도 제공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
Vrontis et al.(2020)은 이탈리아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의 성공

사례를 분석했다.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외부 조직과의 관계를 

통해 지식, 정보를 습득하고, 제품, 프로세스에 적용하고 실행

했음을 발견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외부 조직과 관계하

면서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네트워킹에 해당되고, 이를 제품, 
프로세스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이 동적역량에 해당된다. 그

들은 외부네트워킹행동 및 동적역량이 각각의 독립적인 변수

로 정의될 수 있으며,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주

장했다. Raza et al.(2018) 또한 유사한 연구방법과 결과를 통

해, 스타트업 창업자의 네트워킹과 스타트업 성과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했고, 동적역량이 그 두 사이를 매개할 것이라

고 주장했다.
이상의 논의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창업자 외부네트워킹 행동은 동적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Pavlou & Sawy(2011)는 동적역량이 제품 개발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에 의하면, 동적역량은 정보

경쟁력을 레버리지로 사용해서 제품 개발에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동적역량은 고객이 

만족하는, 즉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게 한다.
Teece(2018)의 연구에 의하면, 동적역량이 스타트업의 제품

개발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적역량은 적은 

비용을 사용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적합할지 탐색

하고, 결정하고, 효율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이상의 연구는 동적역량이 제품개발성과를 높일 것이라고 

보지만, 동적역량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실증한 연구

는 충분히 많지 않지만, 동적역량이 제품개발성과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Kump et al., 2019).
이상의 논의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동적역량은 제품개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우수한 제품은 경쟁우위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Agrawal 
& Kamakura, 1999; Coyne, 1986). 제품개발성과를 높이는 연

구개발에 비용이 많이 투입될 수는 있지만, 결국 시장 점유와 

매출 및 이익 증대, 또는 비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쟁우위성과를 차지하게 된다(Dunk 2007; Kroll et al., 

1999).
최근에는 고객이 제품의 가치를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

속적으로 제품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점유하

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경쟁우위성과를 차지할 수 

있다(Hoe & Mansori, 2018). 제품을 잘 개발할 때, 다양한 요

소(예: 혁신성, 효율성, 품질 등)가 관여하는데, 그 중에서 제

품개발이 고객 만족도와 경쟁우위성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Hosseini et al., 2018).
이상의 논의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제품개발성과는 스타트업 경쟁우위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가설설정을 기반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4: 동적역량 및 제품개발성과는 스타트업 창업자 외부

네트워킹행동과 스타트업 경쟁우위성과를 순차적으

로 매개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최대한 높

이기 위해, 각 변수마다 해당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연구자의 

계보를 충실히 따른 연구 중, SSCI 및 SCOPUS 영향지수가 

높은 논문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를 사용했다. 국어와 영어 모

두 능통한 창업 및 경영 분야 교수, 전문가에게 안면 타당도 

검증을 받았고, 설문지를 한글화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내용 

타당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제작한 본 연구

의 측정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만들어졌고, 각 변수의 정

의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 경쟁우위성과는 경쟁자로 있는 스타트업들과 비교

할 때, 지난 3년간 매출, 이익, 시장점유 면에서 경쟁자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Akgun et al., 2007). 예를 들면, ‘지난 3년 

동안 경쟁자에 비해 우리 회사가 더 많이 시장을 점유했다’, 
‘지난 3년 동안 경쟁자에 비해 우리 회사가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지난 3년 동안 경쟁자에 비해 우리 회사가 더 많

이 이익을 차지했다’와 같다.
창업자 외부네트워킹행동은 스타트업 창업자가 고객, 관계

사, 창업지원기관 등의 외부관계자를 상대로 공식·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갖는 것이다(Michael & Yukl, 
1993). 예를 들면, ‘나는 회사 외부 사업관계자와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한다’, ‘나는 회사 외부 사업관계자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 ‘나는 내게 정보를 줄 수 있는 회사 외부 사람들

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간다’와 같다.
동적역량은 환경 또는 시장이 변하는 것을 감지하고, 변화

에서 새 사업 기회를 포착해서, 기존 제품을 고객(시장)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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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으로 변환하는 능력이다(Kump et al., 2019). 예를 들

면, ‘나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다’, ‘나는 현재 

목표시장 상황에 대해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다’, ‘나는 제품 

변경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한다’와 같다.
제품개발성과는 스타트업이 제품을 출시했을 때, 기능, 욕구 

면에서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품질이나 비용 등의 경쟁우위

를 갖도록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것이

다(Pemartin & Rodriguez-Escudero, 2021). 예를 들면, ‘우리 회

사 제품은 고객이 기대하는 기능을 충족한다’, ‘우리 회사 제

품은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킨다’, ‘우리 회사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다’와 같다.

연구변수 정의 문항 수 출처

스타트업
경쟁우위성과

Ÿ 스타트업 성과 측정에 적합
Ÿ 매출, 이익, 시장점유 면에서 

경쟁자보다 우위 또는 열위에 
있는지 창업자가 주관적으로 평가

3
Akgun et al.

(2007)

창업자 외부
네트워킹행동

Ÿ 창업자가 기업 외부에서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사업 
관계자와 협력적 관계를 갖는 것

8
Michael & Yukl

(1993)
문재승(2014)

동적역량
Ÿ 환경, 시장 변화를 감지, 신규 사업 

기회 포착, 기존 제품을 신규 사업 
기회에 맞추어 변환하는 능력

14
Teece(2007)
Kump et al.

(2019)

제품개발성과
Ÿ 기능, 욕구 면에서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경쟁우위를 갖도록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것

4
Pemartin &

Rodriguez-Escu
dero(2021)

통제변수 업력, 규모, 매출

<표 1> 변수 및 측정도구 정리

3.4.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조사 대상은 국내 스타트업(설립 후 7년 이내) 창업자이다. 
스타트업 대표가 아니라 할지라도 창업팀이면 표본으로 인정

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

지, 약 3개월이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전국의 신생기업 보육 또는 지원 기관의 

협조를 통해 각 스타트업의 창업자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432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는데, 불성실한 응답

을 제외하고 최종 402명의 응답지가 표본으로 사용됐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을 알기 위해 

SPSS 24에서 기술통계량의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 각 

변수 및 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smartPLS 
4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크론바흐-알파 분석, 복합신뢰도 분

석, 평균분산추출 분석, 그리고 판별타당도 분석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martPLS 4에서 

Hayes(2018)의 Process Macro 분석을 실시했다. Process Macro 
분석은 Andrew F. Hayes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변수가 이중

적이거나 다중적일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다양한 모형을 비교해서 가장 적

합한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표본 분포를 

이용해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부트스트래핑 기법

을 제공한다.

Ⅳ. 실증 분석 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표본으로 선정한 국내 창업자 402명의 특성을 알

기 위해 SPSS 24에서 기술통계량 분석 중 빈도 분석을 실시

했다.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빈도(명, 개) 비율(%)

성별
남성 378 94

여성 24 6

연령

29세 이하 266 66

30~49세 92 23

50대 이상 44 11

업종

제조 74 18

단순 서비스 184 46

IT서비스 92 23

기타 52 13

사업장
소재지

서울/인천/경기 246 61

대전/세종/충청 28 7

부산/대구/울산/경상 90 22

광주/전라 24 6

강원/제주 14 4

업력

1~3년 116 29

4~6년 170 42

7년 116 29

종업원
수

0~10명 296 73

11명 이상 106 27

매출액

1억 미만 156 39

1~3억 미만 102 25

3~5억 미만 76 19

5억 이상 68 17

합 계 402 100

<표 2> 표본의 특성

4.2.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및 변수 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

를 검증하고자, smartPLS 4에서 확인적 요인 분석, 크론바흐-
알파 분석, 합성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변수별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7 이

상일 때, 해당 변수의 구성 타당도를 충족한다(Hair et al., 
2011). 본 표본 데이터의 1차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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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네트워킹행동의 3문항, 그리고 동적역량의 3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0.7 미만이어서 해당 문항을 제거했다. 2차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변수별 해당하는 각 문항이 모두 0.7 이상이 

되어, 구성 타당도 기준을 충족했다. 또한 변수의 크론바흐-α 

및 합성신뢰도가 0.7 이상이면, 내적 신뢰도가 바람직하다

(Cronbach, 1951; Nunnally & Berstein, 1994).

변수 문항 요인 크론바흐-α 복합신뢰도 평균분산추출

창업자 외부
네트워킹행동

1 .791

.883 .885 .682
2 .826
3 .860
4 .857
5 .793

동적역량

1 .717

.931 .932 .591

2 .773
3 .773
4 .812
5 .744
6 .711
7 .773
8 .817
9 .758
10 .783
11 .786

제품개발성과

1 .882

.885 .890 .746
2 .919
3 .868
4 .780

스타트업
경쟁우위성과

1 .877
.872 .873 .7972 .923

3 .877

<표 3>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

위 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변수의 크론바흐-α 

및 합성신뢰도 계수가 모두 0.7 이상이므로, 내적 신뢰도 기

준을 충족한다. 마지막으로, 변수의 평균분산추출이 0.4 이상

이면, 내적 신뢰도가 바람직하다(Farrell, 2010; Fornell & 
Larcker, 1981). 위 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변수의 

평균분산추출이 모두 0.4 이상이기 때문에, 내적 신뢰도 기준

을 충족한다. 한편 변수간 개념이 다른지 판별 타당도를 검증

하고자, smartPLS 4에서 판별타당도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변수
외부네트워킹

행동
동적역량 제품개발성과 경쟁우위성과

외부네트워킹
행동

.826

동적역량 .583 .769

제품개발성과 .457 .592 .864

경쟁우위성과 .392 .493 .709 .892

<표 4> 판별 타당도 분석 결과

※ 대각선 상의 수는 해당 변수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

자기 변수간 평균분산추출 제곱근 값이 하위 변수와의 상관 

값보다 높으면, 변별타당도 기준을 충족한다(Fornell & Larker, 

1981). 위 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 변수간 평균분

산추출 제곱근 값이 하위 변수와의 상관 값보다 높으므로, 변
별타당도 기준을 충족한다.
이상의 모든 신뢰도 기준 및 타당도 검증 결과, 각 기준을 

충족했다.

4.3. 가설 검증

창업자 외부네트워킹행동 및 경쟁우위성과 사이에서 동적역

량 및 제품개발성과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smartPLS 4에서 Hayes(2018)의 Process Macro 분석을 실시했

다. 매개 변수가 2 개 이상이거나, 이중으로 매개할 경우에는, 
기존에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Sobel test(Sobel, 1982)나 Baron 
& Kenny test(Baron & Kenny, 1986)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

트스트랩을 이용한 Hayes의 Process Macro 분석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 모델 6번을 사용했고, 5,000번의 

부트스트랩을 실시했다. Process Macro 분석은 총효과가 유의

한지 확인한 후,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해해서 분석한다. 
직접효과는 독립변수와 종석변수의 직접적인 관계의 영향력

을 검증하는 것이고, 간접효과는 1개 이상의 매개변수가 포함

된 전체 경로의 유의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총효과 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로
계수
(β)

표준
편차

T값 P값
신뢰수준

5.0% 95.0%

동적역량 → 경쟁우위성과 .381 .052 7.274 .000 .298 .471

외부네트워킹행동 → 경쟁우위성과 .315 .044 7.139 .000 .245 .391

외부네트워킹행동 → 제품개발성과 .251 .036 6.874 .000 .195 .315

<표 5> 총효과 분석 결과

총효과 분석 결과 모든 경로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접효과 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로
계수
(β)

표준
편차

T값 P값
신뢰수준

5.0% 95.0%

동적역량 → 경쟁우위성과 .102 .066 1.539 .062 -.005 .213

동적역량 → 신제품성과 .578 .066 8.688 .000 .469 .688

제품개발성과 → 경쟁우위성과 .660 .061 10.769 .000 .559 .758

외부네트워킹행동 → 경쟁우위성과 .050 .051 0.984 .163 -.036 .134

외부네트워킹행동 → 동적역량 .434 .033 12.953 .000 .379 .489

외부네트워킹행동 → 제품개발성과 .159 .056 2.835 .002 .065 .249

<표 6> 직접효과 분석 결과

변수간 직접효과 분석 결과, 동적역량이 경쟁우위성과에 미

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β=.102, p=.062), 외부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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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행동이 경쟁우위성과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050, p=.163). 그 나머지 변수간 경로에 

대해서는 정(+)의 영향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 2 및 3은 지지됐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래핑 특정간접효과 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로
계수
(β)

표준
편차

T값 P값
신뢰수준

5.0% 95.0%

외부네트워킹행동 → 신제품성과 →
경쟁우위성과

.105 .041 2.545 .005 .041 .175

외부네트워킹행동 → 동적역량 →
경쟁우위성과

.044 .030 1.504 .066 -.002 .095

외부네트워킹행동 → 동적역량 →
신제품성과 → 경쟁우위성과

.165 .028 6.008 .000 .123 .213

<표 7> 특정간접효과 분석 결과

창업자 외부네트워킹행동 및 경쟁우위성과 사이에 신제품성

과는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105, p<.01. 신뢰구간 하한계와 상한계 사이에 0을 지나

지 않음). 그리고 창업자 외부네트워킹행동 및 경쟁우위성과 

사이에 동적역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β=.044, p=.066. 신뢰구간 하한계와 상한계 사이에 0을 

지남).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스타트업의 

경쟁우위성과는 제품개발성과가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자 

외부네트워킹행동 및 경쟁우위성과 사이에 동적역량 및 신제

품성과는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165, p<.001. 신뢰구간 하한계와 상한계 사

이에 0을 지나지 않음).
모든 경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창업자 외부네트워킹행동 

및 경쟁우위성과 사이에 동적역량 및 신제품성과가 순차적으

로 매개할 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제시한 가설이 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p<0.01, ***p<0.001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Ⅴ. 결론

5.1. 요약

본 연구는 무엇이 스타트업의 생존우위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 연구하고자 했다.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경

쟁우위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했고, 이에 대한 선행변수로 스

타트업 창업자 외부네트워킹행동, 동적역량 및 스타트업 제품

개발성과를 선정했다. 기존 연구는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고

찰하는 질적연구가 많고 이를 실증하는 양적연구가 적어서, 
본 연구는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연구를 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실무적으로, 신생기업 창업자의 외부네트워킹행동이 

스타트업의 경쟁우위성과에 효과적인 확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위해 신생기업 경영자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신생기업 창업자 외부네트워킹행동, 동적역량, 
제품개발성과 및 스타트업 경쟁우위성과를 측정했다.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 크론바흐-알파 분

석, 합성신뢰도 분석, 평균분산추출 분석 및 판별타당도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및 타당도 기준을 충족했다. 가설 검

증을 위해 Hayes(2018)의 Process Macro 분석을 실시했다. 분

석 결과, 첫째, 스타트업 창업자 외부네트워킹행동은 동적역

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적역량은 제품개발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품개

발성과는 스타트업의 경쟁우위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타트

업 창업자 외부네트워킹행동은 동적역량, 제품개발성과를 순

차적으로 매개해서 스타트업의 경쟁우위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주었다.

5.2.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첫째, 스타트업 창업자의 외부

네트워킹행동이 스타트업 경쟁우위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질적 선행연구의 고찰을 실증했다는 것이다. 이

러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인터뷰, 사례 등의 질적연구를 통해 

외부네트워킹행동이 경쟁우위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

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연구에서 실증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

인데(Kump et al., 2019), 본 연구에서 그것을 실증했다는 것에

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스타트업 창업자 외부네

트워킹행동은 동적역량과 제품개발성과를 통해 스타트업 경

쟁우위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것이다. Collins & Clark(2003)은 기업 최고경영자

가 외부네트워크 자원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 및 정보를 내부 

조직에게 이전하면, 내부 조직은 그것을 활용해서 경쟁우위성

과를 차지할 수 있는 전략 및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실

행하기 때문에, 결국 기업 최고경영자 외부네트워킹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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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우위성과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경로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실무적 시사점은 스타트업 창업자는 외부네트워킹행동으로 

동적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스타트업이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통과하지 못하고 생존에 실패하는 이유는, 스

타트업 창업자가 환경 및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제

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현·문재승(2021)의 조사연

구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죽음의 계곡에서 무사히 통과하지 

못하고 생존에 실패할 위기에 있을 때, 창업자가 당초 목표시

장이 아니었지만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탐색하면서 신규 시

장을 발견했고, 신속하게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영입해서 유연

하게 기존의 제품을 새 시장에 맞추어 피봇팅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개발자는 잠재고객들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

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고, 빠른 주기로 이 과정을 반복한 

결과 마침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즉 제품개발성과를 냈다. 그 결과 이 제품 판매로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대기업의 투자를 받게 되었으며, 상장

기업이 될 정도로 성장했다. 따라서 외부네트워킹행동은 스타

트업 창업자에게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타트업의 

생존율이 낮은 원인은 스타트업이 고객(시장)의 요구를 제대

로 파악하지 않거나 않은 채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시행착

오를 겪으면서 시간, 비용 등을 소진해서 결국 생존에 실패하

는 것이다. 우리나라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는 목표시장 규

모, 고객의 니즈 조사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 계획 등 창업

에 대한 준비가 무척 부족한 상태로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그리고 창업초기에는 제품개발에 치중되어 있고, 상용

화 단계에 가서야 시장의 검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창업 전

과 창업초기 때부터 스타트업 창업자는 지속적으로 고객(시
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내 이런 조직과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현재 우리나라 창업지원사업들을 살펴

보면, 교육, 인프라 및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많지만 시

장 조사, 시장 검증을 지원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다.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에 따르면, 기술개발·사업

화지원사업금은 약 12,441억원이며, 교육 및 인프라 지원금은 

약 2,075억원이라고 한다. 반면에 시장 조사·검증 관련 지원사

업은 별도로 있지 않으며, 창업지원사업금액의 세부항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5.3.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제안

본 연구의 한계는, 전국의 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표

집을 했으나, 수도권 소재 스타트업이 전체 표본의 60% 이상

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모집단의 소재지별 비율과 표본집단의 

비율이 유사하기 때문에 표집오류를 범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스타트업 특성과 그 외 지역의 스타트

업 특성이 같다는 이론적 근거는 없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

은 제조 및 서비스업 스타트업의 비중이 대부분이다. 보통 기

술 기반 스타트업은 창업자가 외부네트워킹행동을 하지 않아

도 기술 자원(예: 특허, 기술인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경쟁우위를 차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결과를 전국에 있는 모든 유형의 스타트업으로 일반화하

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

양한 표본으로 실증해 보길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자 외부네트워킹행동의 

선행변수가 무엇인지 연구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외부네트워킹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개

인의 특성이 있다고 했다. Forret & Dogherty(2001)는 Big 5 성
격 요소 중 개방성 및 외향성이 네트워킹행동과 정(+)의 관계

가 있다고 했다. 또한 태도나 자존감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스타트업 창업자의 네트워킹행동을 실증한 연구

는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창업자가 외부네트워킹행동을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행변수가 무엇인지 찾을 필요가 있

다고 했다. 따라서 스타트업 창업자의 외부네트워킹행동에 유

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선행변수를 찾아 실증해 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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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the survival rate of startup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selected competitive advantage as a variable to represent the survival rate of startups, and the following as antecedents thereof: 
startup entrepreneurs’ external networking behavior, dynamic capabilities, and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Many previous studies 
have used qualitative approaches that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of the variables, while few quantitative studies have 
empirically demonstrated the relationship. An empirical investigation was, therefore, warranted, which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402 startup entrepreneurs was conducted to measure startup entrepreneurs’ external networking behavior, 
dynamic capabilities,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s, and competitive advantage.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startup 
entrepreneurs’ external networking behavior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idynamic capabilities. Second, dynamic 
capabiliti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s. Fourth,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ompetitive advantage. Finally, startup entrepreneurs’ external networking behavior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ompetitive advantage by sequentially mediating dynamic capabilities, and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d the conceptual model proposed by previous studies 
as a research model. This study’s significance is that it actually demonstrated this empirically. Second, startup entrepreneurs can obtain 
funds through engaging in external networking. Through interviews with successful startup entrepreneurs, Kim & Moon (2021) developed 
a theoretical framework to reflect the fact that startup entrepreneurs can obtain funds in exchange for trust and reciprocity to funders, 
which is consistent with this study’s empirical findings. Therefore, if startup entrepreneurs engage in networking behavior based on trust 
and reciprocity to those with whom they have a business partnership outside their startups, they may be effective at raising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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