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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들의 중요한 이슈이다. 창업분위기 조성에서 있어 대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 

대학들은 기술이전과 사업화 및 창업에서 우리나라 대학들과 비교해 볼 때 성공률이 월등히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스라엘 대

학의 특성을 찾아, 우리나라 대학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스라엘 대학들은 자체 전문가를 보유 

기술이전부서의 팀을 갖추고 있으며, 유망기술의 경우 미리 기술이전을 통한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기술이전 사업화 

및 창업 단계마다 체계적으로 차별화된 집중지원 방법이 지원된다. 또한, 대학은 특정 기술 분야에 집중, 기술사업화 및 창업 성공 이후에

야 사용료 수입을 얻는다. 일정부분의 위험을 대학과 창업파트너와 공유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창업 성공이 높은 것은 대학의 단계별 차별

적 지원과 대학과 기업이 위험을 공유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핵심주제어: 창업, 기업가적 대학, 기술사업화, 스마트전문화

Ⅰ.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기술이전과 창업에서 우리나라 대학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스라엘 대학들의 성공률이 왜 월등히 높은지에 관한 의구심

에서 시작된 연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공대와 히브리대학의 기술이전 창업사례의 높은 성공률의 요

인들을 찾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창업분위기 조성

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진화론적 시각에서 대

학의 역할을 다루는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과 

최근 유럽에서 새롭게 대두된 스마트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개념을 연구의 이론적 토대로 한다. 우리나라에

서는 지난 30여 년간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대학의 위상과 역할에서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

다. 2003년 ‘산학협력촉진법’제정이 그 촉매제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대학은 전통적인 상아탑 패러다임에서 지식생산과 창

조적 지식개발에 바탕을 둔 기업가적 대학이 탄생되었다

(Rhoades & Slaughter, 2004).
 대학, 기업, 그리고 정부 등 혁신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

을 통하여 그 성과를 창출하고 긍극적으로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와 창업으로 대학의 이윤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

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지식의 생산자로 

주목받는 대학을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이라

한다(Rhoades & Slaughter, 2006; Etzkowitz & Keydesdorff, 
1997). 기업가적대학은 시장 지향적 행태가 그 특징이다. 대

학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생산물이 시장의 자원을 이끌어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Clark, 1999). 대학은 새로운 지식, 기

술을 생산하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자원을 습득하는 

행위로 마치 대학이 기업체가 되는 것이다(Clark, 1999; 
Rhoades & Slaughter, 2006). 
본 연구의 또 다른 이론적 기초는 스마트전문화란 개념이

다.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란 제한된 자원 내에서 

기업가적 발견과정을 통하여 우월성을 찾아내는 것이다(Foray 
and Van A, 2007; Foray, David and Hall, 2009). 우월성은 상

향식 과정이 특징이며 이를 활용, 새로운 창의성을 만들어 

낸다(Mccann과 Ortega-Ariles, 2011).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창업

은 창조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창업환경 조성에 있어, 대학

은 큰 역할을 수행한다. 창업교육은 물론, 창업협력 네트워크 

구성, 신기술 생산자, 기술이전과 대학 내 창업 등 그 기능은 

다양하다. 

<표 1> 2010년 한국과 이스라엘 대학들의 해외특허등록건수

구 분 한 국 이스라엘

특허등록건수
846

(154개대학)

536

(7개 대학)

기술이전건수 35건 478

사업화(창업) 건수
25(2.9%)

국내포함
454(85%)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in Israel(2013)와  MOE, NRF(2011)에서 재정리

<표 1>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2010년 한해 각각 국가내 

대학의 기술생산활동, 기술이전 사업화에 성공한 건수를 연

구자가 정리한 자료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면

* 본 연구는 기술경영 사업비로 진행되었음. 본 고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진행해 주신 무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를 전한다.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전담교수, hjh0037@Chonnam.ac.kr
 · 투고일: 2013-08-19     ․  1차 수정일: 2013-09-13     ․  2차 수정일: 2013-09-24     · 게재확정일: 2013-09-25



한정희

206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8 No.3

적 크기의 국가인 것을 고려해 볼 때 7개 대학에서 생산한 

기술건수 536건의 해외특허는 경이로운 창조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전과 사업화 건수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결과와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창업활동과 분위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

화(Commercialization)에서는 특히, 성공률의 격차가 현저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만들어진 기술의 시장 흡수를 다루

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화와 창업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활동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분위기

의 한 축인 대학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기업가적 발굴이라는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와 기업가적 대학

(Entrepreneurial University)이라는 이론적 토대를 근거로 세 가

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제시된 가설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본 연구와 관련한 기존연구를 살펴보고, Ⅲ

장에 연구방법론을 설명하며, 제Ⅳ장에서는 사례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제Ⅴ장에서는 관찰된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스마트전문화와 창업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는 European Commission에
서 2008년 주창한 개념으로 유럽공공연구시스템 운영에 대한 

반성의 결과에서 도출되었다(Foray and Van A, 2007). 지역별

로 연구개발 자원이 분산 되면서 지식기반을 주도할 지식허

브의 구축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자원의 특화를 기업가적 발

견과정을 통하여 우월성을 찾아내는 것이다(Foray and Van A, 
2007; Foray, David and Hall, 2009). 2000년대 초 유럽에서 클

러스터정책 즉, 지역적 비교우위 자원들의 물리적 집적활동

(한정희, 2006; 2009) 실패에 대한 대안정책이라 볼 수 있다.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은 전문화된 특정 혁신 클

러스터에서 지식 분야에 대한 기업가적 발견의 과정으로 정

의 된다(Foray, David and Hall, 2009;Foray, D., 2011).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의 지역 또는 나라의 전문분야는 

첫째, 지식기반의 독창성과 고유성, 둘째 지역에 축적된 지식

과 노하우의 연관성, 셋째 충분한 혁신과 파급효과의 잠재성, 
넷째, 잠재성장 시장 및 지역 경제영역과의 연계성, 다섯째 

다른 지역의 복제 및 모방의 난이도, 여섯째, 기술적 단종 재 

배, 다시 말해 연관활동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지역의 다양

화된 포트폴리오 구축의 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은 

특성에 비추어볼 때,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는 하

향식(Top-down)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Mccann과 

Ortega-Ariles(2011)는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의 작

동 체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연구자, 기술공급자(대학), 
제조업자, 서비스제공자, 기업가와 소비자와 같은 혁신주체들

이 지식 획득 장치와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그리고 시장적 

기회를 조망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변화를 추동하는 촉진

자 기능이라는 것이다.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혁신정책이지 창업촉진정책이 아니다. 하지만, 중요

한 것은 기업가적 발견을 통한 우월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볼 때, 국가도 한 지역에 불과하다. 국

가발전을 위해서 혁신체계(NIS)를 구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작동이 중요하다. 왜 창업분위기가 수월하게 만들어 

지지 않을까 하는 점도 여기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표 2> 스마트전문화의 기관의 창조성 관련 이론적 특성요약

구분 기제 핵심내용

시스템
특성

하부구조 
(대학역할)

§ 창조성기관으로 지식생성 및 획득, 지리적 특화를 활용한 
지역 창조화, 대학의 다양한 사회적 연관활동, 지역적 지식
전문화를 위한 허브기능

운영 
특성

상부구조
(대학역할)

§ 무형의 자본(사회적 자본, 기업가정신)활용기관, 창조적 우
월성을 활용한 대학등의 자발적 창업활동, 산학협력활동을 
이용한 국가발전의 시너지 창출, 기업가적 발견 수행, 신기
술창출

자료 : Foray(2011)의 재정리

Schumpeter(1934)는 창업을 창조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도

하는 기업가적 과정이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창업은 새로

운 방법으로 낡은 방법을 파괴하는 ‘창조적 파괴’로 정의한

다. Schumpeter가 지적하는 창조(creativity)는 자원을 재결합하

고 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 볼 수 있다.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전략의 첫 번째 

기재인 기업가적 발견에서의 창조성이다. 창조성이란 새롭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창조성이란 새롭고 유용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

한다(Sternberg, Lubart, Kaufman, and Pretz., 2005). Runco(2007)
는 창조성이란 새롭고 유용한 것의 창조라고 정의하고 이를 

생산물의 정의(products Definitions)라고 설명한다. 창조성에 

대한 Howkin(2001)의 정의는 널리 알려져 있다. Howkin(2001)
는 창조성이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으로 개인이나 집단

에 의한 개인적이고 근본적이며 의미심장한 아이디어와 발명

에 의한 산물이라 설명한다. 

자료 : KEA(2006).

<그림 1> 창조성 구성요소

KEA(2006)에 따르면 오늘날 경제에서 창조성이 가지는 의

미는 과학적 창조성, 경제적 창조성, 문화적 창조성, 기술적 

창조성의 4개 부문의 창조성 사이에 상호작용과 확산과정이

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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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전문화는 지역별 비교우위를 기업가적 발상으로 찾아

보는 것이 첫째 전략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요 기관 중 대학의 창의성 및 창업지원 활동

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창의성이란 Florida(2002)의 

창조성 지수모델 개념에 따르면, 창조성은 지리경제학적으로 

특정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스마

트전문화이론특성 <표 2>와 <표 3>에 기초하여 대학은 중요

한 창의적 전문화 기관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

정한다. 

가설 1. 이스라엘 대학은 창조적 자본을 활용한다.

2.2 기업가적 대학과 창업

대학의 다양한 기능에서 경제적 기능역할에 대한 논의의 이

론적 토대는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 이다. 기

업가적 대학이란 혁신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대학, 이를 경제

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Etzkowitz & Leydesdorff, 1997; 
Slaughter & Rhoades, 2004; Clark, 1999; Etzkowitz et al., 2000; 
Etzkowiz, 2004; Rothaermal, Agung & Jiang, 2007). 대학교육에 

대한 자본주의적 영역으로 학문 활동 이외에 활동도 대학의 

중요한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연구자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가적 대학은 학문적 요소와 시장적 활동과 시장 유사적 

행위 등으로 나눠 대학의 기능을 설명한다. 

<표 3> 기업가적 대학의 이론적 특성요약

구분 정의 행위유형

대학의 
시장적 
활동

대학당국
위주

§ 연구 및 교육활동 관련으로 특허출원과 
그에 따른 기술이전 협약(Licensing)과 
기술료(royalty) 확보

§ 대학보유 기술로 직접 분사설립하거나,

자회사 설립활동 

대학의
시장유사적 

활동

대학당국
과 대학
구성원
활동

§ 연구 교육활동 관련한 
외부보조금(Grants), 연구비(Contracts),

대학-기업 간 협력, 대학기술이전과 
대학보유 기술로 설립한 분사에 투자 등 

자료 : Slaughter and Leslie(1997)의 재정리

대학의 시장 주의적 연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대학 연구 

활동의 상업적 활용이다. 이 관점에서 대학과 기업 간의 연

구 협력이 두드러지게 활성화된다. 대학은 연구 성과를 이전

하고 상업적 활동으로 재정적 수입을 추구하게 된다. 이 같

은 대학역할의 진화에 따라, 대학의 연구지원 정책이 특정 

목적형 연구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각 대학들은 목적 지향

적 연구에 더 많은 유인을 느낀다(Naidoo, 2005;Renault, 2006; 
Shane, 2004). 
대학과 기업 간의 제반 협력적 행위를 촉진하고 새로운 지

식과 기술의 흐름을 통하여 국가발전이 추진된다. 이와 같은 

협력 활동의 시장적 기능이 기술이전과 이를 통한 사업화 및 

창업으로 나타난다. 기업의 대응투자, 정부의 R&D 지원으로 

이와 같은 기업가적 대학의 행동이 촉진되는 것이다(Rhoades 
& Slaughter, 2006). 

자료 : OECD(2013) 자료 정리

<그림 2> 연구개발 지출규모 

<그림 2> 는 2012년 OECD 국가 중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GDP대비 R&D 지출에 있어, 상위 1, 2위 국가임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국가 예산중 R&D 개발 비율이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R&D 지출 비율

이 높은 것은 이스라엘 국내 R&D 활동촉진을 위해 1984년 

산업연구개발장려법 을 제정하였으며, 산업통상노동부를 중

심으로 R&D 정책 수립 및 지원, R&D 마케팅 지원, R&D 국

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도 GDP 
대비 R&D 지출 규모 4.9% 수준은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는 기술정책, 혁신정

책, 창업정책으로 이어진다. 
특히 대학이 기술창조와 기술이전을 통시에 수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다(Geiger & Creso, 
M, 2005; Shane, 2004). 이와 같은 국가의 지원도 대학의 기업

가적 역할을 촉진하는 것이다(Geiger & Creso, M, 2005; 
Shane, 2004).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가적대학의 특성 인 <표 

3>에 따라 대학은 중요한 기술생산 및 이전 기관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이스라엘 대학은 기술이전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로 

창업지원을 돕는다. 

창업은 국가경제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창업활동과 1
인당 GDP는 U자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

벌 창업모니터(GEM)의 37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에서는 

2만 달러를 기점으로 U 자형의 관계가 성립함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미국의 경우,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시점인 1988년에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교육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Wenneker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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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enneker et al.,(2005)

<그림 3> 창업활동과 GDP 관계

기업가적 대학의 특징인 시장형 연구 활동이 수입창출에 기

여하는 정도가 커짐에 따라 대학들은 우수한 연구자 및 우수

한 학생들을 부의 창출로 여기는 경향이 많아졌다(Rhoade & 
Slaughter, 2006). 대학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에 특별한 유

인이 있다면, 대학자체내의 성과보상제도와 이를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기술사업화와 창업이 

우리나라에 비해 활발한 것은 기업가적 대학 측면에서 보면 

대학의 생존력 강화이다. 이를 창업 정책적 견지에서 살펴보

면,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강조한 측면이 중

요하다. 기술이 시장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상품으로 보아, 이

를 처리하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정책과 별개로 대학 차원적 

정책을 다루는 소 조직이 기업처럼 운영된다는 점이다

(Slaughter & Leslie, 1997; Slaughter & Rhoades, 2004). 창업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와 기업가적 대학 특성에 바탕을 

두고 지금까지 살펴본 스마트전문화 이론에 관한 <표 2>와 

기업가적대학의 특성인 <표 3>에 따라 대학과 국가는 중요한 

기술생산 및 창업지원기관이다. 이에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

을 설정한다. 
 
가설 3. 이스라엘의 대학은 다양한 자체 창업지원과 더불어 

정부기관과도 협력한다. 

Ⅲ. 연구방법

앞서 분석한 이론적 연구, 스마트전문화와 기업가적 대학에 

대한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발견을 추구하는 

대학으로 테크니온공대와 히브리대학을 가설검증의 사례대학

으로 선정, 사전사례연구, 국내외 신문 및 잡지, 언론 매스컴 

등에서 소개된 이스라엘 대학들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하여 대학관계자들과의 인터뷰 자료를 

골고루 수집하였다. 방문은 2012년 2월 17부터 26일까지로 

테크니온공대의 기술이전기관의 관계자 및 히브리대학의 기

술이전의 담당자등 모두 3명(Irina abramzon, Shummeld, Avital 
levy lior, Oral Horovitz)과 집중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서 

나눈 주요 인터뷰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이스라엘의 창

업성공률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높은 이유 2) 기술이전기관

의 운영행태 3) 전문가의 역할과 전공분야 4) 정부와의 역할

과 정책의 순응도 5)기술이전방법과 창업지원의 기관의 독특

성 6)창업지원 업무를 대하는 대학의 시각, 7)성공률과 수익

구조다. 이 같은 결과 자료를 토대로 창업을 위한 대학의 역

할을 분석하여 기존 발표된 각종자료에서 정리된 성공요인을 

포함, 어떻게 우리나라 대학 및 정책에 적용 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Ⅳ. 가설검증을 위한 사례 분석

4.1 이스라엘 창조적 자본

이스라엘은 1949년 5월 11일 국제연합(UN)의 59번째 회원국 

승인을 얻어 탄생된 국가다. 인구 700만과 이스라엘의 총면

적은 22,145 평방 킬로이고, 그 중 육지 면적은 21,671 평방 

킬로이다. 이스라엘 국토의 길이는 약 470 km, 폭은 가장 넓

은 지점이 약 135 km이다.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레바논, 
북동쪽으로는 시리아, 동쪽으로는 요르단, 남서쪽으로는 이집

트,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연접해있다. 이러한 국가지만 이스

라엘은 국가총생산(GDP) 대비, 10,000 명당 과학기술자가 140
명으로 세계 1위의 기술 국가이다. 세계1위의 창조적 인적자

본을 갖고 있다.

자료 : OECD(2012) 재정리
 

<그림 4> 인구 1만 명당 과학기술 인력자 수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한 강소국으로 기술 중심의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혁신 정책수립 시 첨단기술과 산학협력을 중

시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일반적인 과학기술의 R&D지원 및 

경쟁 R&D 지원, 국제협력 R&D지원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는 주로 산업통상노동부 산하 수석과학관실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에서 집행한다. 
 대학교육의 경우 창조성이 뛰어나다. 이스라엘에는 인구의 

24%가 대학 졸업자로서 미국과 네덜란드에 이어 대졸자의 

비중이 3위이며, 25~64세 사이의 인구 중에서는 35%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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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이다. 대학원 졸업자도 전체 인구의 12%에 이르고 이

스라엘 정부의 교육비 지출은 국가 총생산 대비 9%이상으로 

국가예산 부문 중 국방비 지출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고교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곧

바로 남녀 모두 군에 입대한다. 이후, 대학에 진학함에 따라, 
명확한 진로계획과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GDP 대비 R&D 개발

에 세계1위, 공공 및 민간까지 포함한 전체 R&D 지출 세계1
위 국가다. 기술 숙련도의 고급인력부분에서 세계 1위, 벤처

경영분야에서는 말레시아에 이어 세계 2위를, 벤처캐피털 부

분 등 기술창업 기반 역량으로만 보면 세계 최상위 국가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학 분야 바이오 분야에서는 세계

제일의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자료 : IMD(2012)에서 재정리 

<그림 5> 이스라엘의 국가경쟁력

이스라엘의 인구 대비 창업자 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인

터뷰에 의하면, 이같이 높은 창업분위기가 만들어 진 것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해외의 투자자를 언제, 어디서든지 쉽

게 만날 수 있고 창업에 대한 멘토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창조경제(DBCE)
지수의 창업 인프라 분야 평가에서 35개국 중 4위에 올랐다. 
한국은 17위였다. 한국은 창업을 돕는 행정 처리 속도 등에

서 이스라엘에 앞섰지만 사업 아이디어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벤처 생태계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술협력지도 분석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의 기술력의 분야별 정보를 준다. 기술

협력지수(TCI, Technology Cooperation Index)는 해외연구기관

들의 국제협력관련지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보유기술의 수

준, 국제협력 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가 설명 하듯이, 이스라엘의 바이오, 전기 원자력 등 의

료 기기 분야에서는 세계제일의 기술력을 갖춘 국가이다. 
이상의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인구 만 명당 과학자수 세계 

1위, 전 국민의 35%의 대학 졸업자, 기업가정신, 경영능력, 
GDP대비 연구비 활용부분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 창업 인프

라 세계 4위와 인터뷰에서 확인된, 대학생들의 창의적 활동

을 볼 때, ‘이스라엘 대학은 창조적 자본을 활용한다’는 연구

가설 1이 확인되었다. 

4.2 테크니온공대의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례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례의 두 대학, 테크니온 공

과대학과 히브리대학교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고등기관으로

써, 기업가적대학의 및 스마트전문화활동을 추구하고 있는 

대학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GDP 대비 세계 최

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이며, 특히 정부 

R&D 예산의 대부분을 대학펀드(General University Funds: 
GUF, 43.4%, 2011년 기준)와 산업기술 증진(35.7%)에 할당하

고 있다. 이스라엘에는 6개의 종합대학과 1개의 대학원대학

이 있다. 기초연구의 80%를 대학이 수행하고 있어 대학이 기

초연구의 실질적인 수행주체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특별히 대학 기술창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

다. 우리나라는 대학창업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

되지만, 이스라엘은 기술인큐베이터프로그램(TIP), 대학연계 

기술이전기관 등을 통해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창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도이다. 
이스라엘의 최고 공과대학인 Technion 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이하, 테크니온공대)는 1912년 설립, 100년의 역사

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 공과대학이다. 알베르

트 아인슈타인등이 주도해 설립된 테크니온공대는 기술개발

부터 창업을 염두 해 두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왜 이스라엘이 

창업국가(Start-up nation)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특

히, 교수 및 학생들의 창업을 돕는 T3 기술이전센터는 다양

한 지원을 갖추고 있다. 졸업생의 60%가 창업에 뛰어들고 있

으며 이스라엘 100대 기업의 CEO가 대부분 이 대학 출신이

다.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공대와 의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자, 물리학 분야는 미국의 MIT와 더불어 세계 3위권 대학으

로 이스라엘 내에서도 대학 상위 1~2위에 랭크되며, Avram 
Hershko교수와 Aaron Ciechanover 교수 노벨화학상 수상교수

도 배출했다. 테크니온공대의 기술이전과 창업지원능력은 이

스라엘 내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테크니온공대는 기초연구업적 외에 뛰어난 산학협력을 자

부심으로 생각한다. 이스라엘 첨단 산업 인력 중 70%가 테크

니온공대 출신이며 NASDAQ에 상장된 이스라엘 기업의 80%
가 테크니온공대 출신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한 기업이다. 특

히, 인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 다국적기업 들은 

테크니온공대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한 연구를 위해 테크니온

공대가 있는 하이파지역에 R&D 센터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들 R&D 센터와의 협력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테크니온공대는 기술이전을 위해 체계적인 조직을 운영한

다. <그림 6>은 테크니온공대의 기술이전 전담기관인 T3의 

체계도다. Top 매니저를 정점으로, 기술사업화 및 창업에 필

요한 지적재산권과 법률서비스 지원체계 그리고 기술별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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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전문가를 가지고 창업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기술적 지

원에 대해 전담지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단계 단계마다 기술

의 생성부터 창업성공까지 세분화하여 지원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라이선싱을 포함, 창업까지 전문가가 직접관리 한

다. Pro Active approach 단계에서는 교내외 연구 참여자들에

게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며 또 연구자들에게 지원정보들을 

제공한다. Internal/Extern Business Development Assistance 단계

에서는 대학원생들이 개발될 기술에 대한 전략에 참여하여 

창업성공에 대한 지원활동을 시작한다. Help Recruit Talent, 
Aid in Securing Funding, Business Operations Participation 단계

에서는 EIR 프로그램으로 사업화를 지원한다. EIR 프로그램

은 시장초기 진입과 비즈니스 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시스템

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일련의 과정을 loop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파트너 회사에 이사에 참여함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인다.

자료 :Technion Research & Development foundation(2013)

<그림 6> 테크니온공대의 기술이전 체계도

자료 : Technion Research & Development foundation(2013)

<그림 7> 테크니온공대의 기술이전사업화 절차 사례

 
 앞서 언급한, EIR 프로그램은 사업화 단계를 집중 지원하

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술자 대신, 창업자를 

찾아내는데 창업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할 커뮤니티를 제공하

고 개별 창업기업의 권리확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4.3 히브리대학의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례

히브리대학은 1925년, 3개의 연구기관(Chemistry, 

Microbiology, Jewish Studies)을 중심으로 설립 되었다. 이스라

엘 바이오 기술분야 43%을 차지, 현재 3,500개의 연구프로젝

트가 진행 중이다. Yissum은 히브리대학의 기술이전과 창업

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1964년 설립된 이후 48년 동안 7,736
건의 특허와 2,212건의 발명, 566건의 라이센싱, 74개의 기반

창업(spin-off)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연간 20억 달러 이

상의 매출을 실현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와 라이선싱 수 대비 

기술 활용도가 높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양보다는 질적인 연

구 성과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이 기관은 창업의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되고 기술이전

을 받은 사업 파트너와 창업기업들은 Yissum에 라이선스와 

IPR 사용비용 및 수익의 일부를 지불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

막으로 Yissum은 로얄티를 연구자와 히브리대학에 지불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보편적이다. 하지만 기술 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될 만큼 잘 갖추어져 

있다. 

자료 : Fridman(2012)

<그림 8> Yissum의 기술이전과 창업지원 과정

지식재산권은 Yissum 이 소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연구

자들은 수익의 40~60%를 보상받게 된다. Yissum은 Hebrew대

학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의 이전 및 창업기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다시 대학 연구자금으로 재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 

임창만과 양동우(2008) 연구에 따르면 기술이전을 하게 하는 

유인으로 이전료와 인센티브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가 

있다. 이처럼 아직 우리나라에는 기술개발과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단

계임을 고려해 볼 때, 히브리 대학의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

티브는 창업성공, 실패에 관계없이 보상제도가 확고히 정착

되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R&D를 위해 선 순환

되는 체제로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Hebrew대학 연구자금에

는 후술하겠지만 수석 과학관실(OCS)의 다양한 연구개발 펀

딩 프로그램 역시 연계돼 있으며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

(TIP) 14를 통한 창업 활성화도 추진되고 있다. Yissum 시스

템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히브리대학과 Yissum 사이에 성공한 

사회인들로 이루어진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 수익단체인 대학과 사업 중심적인 Yissum 
을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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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으로 자금지원과 멘토링 등을 자발적으로 제공한다. 
이사회 멤버들은 금융계, 대학 및 창업선배 등 Yissum 의 

사업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에 진출한 선배들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 물질을 나누는데 

동참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창업은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대학에서 분위기를 만들고, 실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자생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다. 최근 

Yissum은 바이오와 의료분야 기술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

다. 인터뷰를 통한 기술이전과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학

활동을 요약하면; (1)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 (2) 창업 후 연

구와 연구와의 서비스 관리; (3) 적절한 파트너 소개와 라이

센싱계약 지원;(4)기술개발전이라도 유망 프로젝트는 창업을 

위하여 미리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며; (5) 창업이 성공할 

때까지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이상의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 두개 대학에서는 손

쉬운 기술이전을 통한 이전료수입에 국한하지 않고 창업 후 

연구와 사업화과정에 대한 컨설팅차원이 아닌, 기업의 임원

으로써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격적인 창업지원제도, 기

술개발이전이라고 창업을 위해서는 단계별 심사에 따라 정부

와의 협력을 통한 과감한 지원 등을 볼 때, ‘이스라엘 대학들

은 기술이전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로 창업을 지원한다’는 연

구가설 2가 확인되었다. 

4.4 창업지원을 위한 대학, 정부의 전략적 협력

지원 사례

이스라엘의 창업환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문적이며 모

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인큐베이팅 이전에 트누

파(Tnufa)란 ‘창업이전-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트누파는 

이스라엘의 산업자원노동부 산하 수석과학관실(Office of 
Chief Scientist)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창업과정에서 종

자돈, 캐피탈, 협력사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이전-자금

지원(Pre seed Grants) 및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 평가, 
사업 개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개인 사업가 및 1년 미만

의 창업기업 500개 중 약 120~130개 정도의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가운데 약 20%가 인큐베이터 입주 혹은 투

자 유치 등 다음단계로 성 장하게 된다. 이런 선정과정에서

의 세밀함과 시장기준이란 점이 특징이다. 창업기업은, 기술

혁신, 기술력, R&D, 시장 잠재력 규모, 사업체 조직과 구성원

의 신뢰성 및 전문성 등을 매우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석사 이상의 3~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엔지니어 출

신 전문가를 중심으로 약 120명의 심사 평가 위원단을 보유, 
필요 시 기업에서의 합숙 등 을 통한 심층보고서에 기반에 

기업을 선별한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창업에 성공하여 수

익이 발생할 경우,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회수하는데, 1년차 

매출의 3%, 2년차부터 원금의 4%를 상환 하되, 실패하더라도 

특별한 상환의무는 없다.
정부 수석과학관실(OCS)은 이스라엘 전체 24개의 인큐베이

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총 컨트롤 타워역할을 한다. 
연간 총 지원 예산 4,500만 달러 중, 각 프로젝트별로 50

만~80만 달러가 투입되며 이 중 정부는 85%, 민간은 15%를 

부담한다.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 운영자는 벤처 캐피탈이며,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된다. 이스라엘 정부는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약 6.5억 달러

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1,700여개의 스타트업 설립을 지원하

였다. 인큐베이팅 졸업률 90% 이상, 그 중 60%는 민간 투자

를 유치하였다. 

자료 : Ministry of Economy in Israel(2013)

<그림 9> 이스라엘 기술혁신 및 창업정책 지원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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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스라엘은 정부의 창업관련 전담조직을 통해, 혁신

정책 차원으로 지원된다. 창업지원을 위한 단계적인 정책수

단을 세밀화 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술혁

신 및 창업지원 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와 같은 체계

를 구축, 민간의 시장기능을 최대화 하여 정책을 운영함에 

따라 기초연구에서 창업 그리고 시장 창출을 통한 가치창출

까지 분절과 차이를 최대한 줄 일수 있는 역할을 한다. 많은 

숫자의 우리나라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지원 방법과는 비교가 

됨을 파악할 수 있다. 

<표 4> 정부기관과 정책수단 

기 관 주 요 정 책 수 단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 
수석과학관실 

§ 창업 전 단계의 Fund인 Magneton 활용,

§ Magneton은 대학기술이전기관의 민간기술이
전 보조금 형태로 대학  창업지원프로그램 단
계적 협력

§ Tnufa와 같은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관리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

§ 수석과학관실을 통하여, 각종 산업(창업포함)

정책추진

자료 : Ministry of economy of israel(2013)

정부는 기술사업화와 창업에 관한 단계별 지원 체계뿐 아니

라 창업분위기 창출에 기여한다. 창업 전 단계임에도 과감하

게 지원(grant)을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생명력을 주기 위한 당

근이 아니다. 관계자의 인터뷰에 의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더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어, 
성공확률이 더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

금까지 창업자들이 보여준 행태와는 큰 차이를 보여 주는 것

이다. 이스라엘은 인큐베이팅 등 창업기반 조성에 있어 자금

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이‘대출’이 아닌‘투자’로서 창업에 대

한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가 

공동 투자하는 요즈마 펀드의 경우,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투자 후 5년 내에 지분을 싼 값에 다시 구입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도는 이스라엘의 대표적 창업지원 정책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업이전 지원시스템인 

Magneton과 대학의 단계별 지원시스템과 연계되는 정부의 창

업 기업평가 시스템을 볼 때, ‘이스라엘의 대학은 다양한 자

체 창업지원과 더불어 정부기관과도 협력한다’ 는 연구가설 

3 이 확인되었다. 

Ⅴ. 결론

 이스라엘의 7개 대학에서 2010년 생성된 신기술 특허수와 

이를 이전하고 이전된 기술을 통한 창업에서, 우리나라와 비

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성공률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GDP 대비 정

부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사

업화와 창업의 성공이 높은 원인을 꼼꼼히 찾아 이를 보완해

야 우리나라의 창업분위기가 고양될 수 있다. 그 첫 기관이 

대학이었다. 물론 창업분위기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 사례연구의 초점을 대학으로 

한 이유는 스마트전문화(Smart Specialization)에서 대학은 중요

한 혁신기관으로 중심에 있고, 창조성의 대표기관이기 때문

이다. 사례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국가 전체, 특히 

대학들은 인적자본의 창의성이 높았다. 이스라엘은 고교 졸

업 후 군입대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다. 학생들은 군대경험

과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학문과 연구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로, 과학적 창조성의 이론적 토대로 살펴본 결과,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기술생산능력, 국제특허 생산능력(의
학, 바이오분야), 인구 10,000명당 과학기술자 인력 등이 세계 

1위이다. 특히, 의학 분야는 세계 제 1위이다. 이는 이스라엘 

대학들이 창조성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를 사례는 제시한다. 다시 말해, 창

의성 기질에 있어 다른 나라 대학보다 뛰어나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대학들이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추구하

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둘째, 기술이전에 있어서 이스라엘 대학들은 특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존재한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단

계별 맞춤식 관리가 창업 성공률에 큰 차이를 준다. 테크니

온공대의 EIR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사례다. 테크니온공대의 

T3는 기술 분야별 전문가를 통하여 사업화(창업)를 지원한다. 
최종 창업단계에서는 의사결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사로 

참여하기도 한다. 
셋째, 대학과 창업 기업간 파트너쉽이다. 히브리대학의 기술

이전 기관인 Yissum는 교수와 전문연구진들의 진취적인 창조

적 연구로 창업의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되고, 기술이전을 받

은 사업 파트너와 창업 업체들은 Yissum에 라이센스와 IPR 
사용 비용 및 수익의 일부만을 지불하게 된다. 이는 대학과 

창업 기업 간 파트너쉽을 갖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는 

위험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이 창업파트너

를 위해 무한 책임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확장해 볼 때, 대

학자체가 기업가적 대학으로써 분명한 목표를 발휘하고 있다 

해석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대학이 창업분위기 창출에 기여하기 위험을 함께하는 

제도를 찾아야 한다. 미래의 유망기술이라면, 새로운 기술이 

생산 되기 전에 미리 창업을 지원하려는 히브리대학의 모델

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과 대학 간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성공과 실패를 함께 한다는 점이다. 
2003년 ‘산학협력에관한촉진법’ 제정이후, 기업가적 대학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우리나라 대학들은 정부연구비 수주로 

성과를 판단한다. 이스라엘 사례처럼, 연구단계 부터 시장지

향형 기술개발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이전과 이전된 기술의 창업 성공을 높이기 위해

서는 단계별로 체계적인 창업지원이다. 대학은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발표된 연구결과를 활용 창업까지는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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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역량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최근 많은 연구들이 

이스라엘의 창업에 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설

명한다.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탄생하기 까지

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성공도 함께하지만, 실패도 함께 

공유하는 제도적 실시와 교육이 병행은 창업분위기 확산에 

중요하다 판단된다. 이와 함께 우수한 인재의 확보이다. 기술

이 생성될 때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특성과 시장

등 창업기업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집어내고 도와줄 수 있는 

창업지원 전문가를 대학에서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기술이전과 창업을 직접 담당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더

욱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창업에 관한 정책은 사례에

서와 같이 자금지원, 투자이다. 평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새로운 신규기업이 창업되기까지 정책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우와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책

당국자도 이스라엘사례를 참고 창업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

출과 창업지원으로 많은 정책들을 생산하기 보다는 정책을 

단순화하여 모니터링, 평가, 결과 적용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인 집행에 더 많은 고민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스라엘이 우

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도 개발

된 기술들의 시장진입에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이유는 창업

에 직접적인 기술개발 분야에서 세계 1위의 R&D 비용 지출

을 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나 이스

라엘 공히, 공공연구의 대부분은 대학이 담당한다. 창업성공

률이 높은 이유는 국가 연구비지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구

비의 성격이 우리나라 보다 명확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다.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대학은 기업가적 대학으로 그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정성적인 문헌,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

어 실제 데이터에 기반 한 통계 분석 등 하드자료를 활용하

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

는 공식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 제시함으로 어느 정도 연

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 한다 판단한다. 본 연구의 미비한 부

분은 보다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이전기관 COP를 확

보 하여 사업화의 진행절차를 분석,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연구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술혁신주체의 중요

한 기관으로서, 대학이 기업가적 대학의 대표적인 행위인 기

술이전 사업화 및 창업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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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galvanizing of Start-ups atmosphere based on

Smart specialization and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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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b creations through doing star-ups is the biggest issues for almost nations. This study explores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s rule 
for making job creations based on Smart specialization and entrepreneurial university perspectives. In order to the aims, this study 
reviews the previous literatures and examines the some Israel universities, which is Technion University, Hebrew university as well as 
government support policies. Technion University and Hebrew university have own technology transfer institutions composed of experts 
for technology transfer and doing start-ups by using technologies. Each institutions have own characteristics regarding technology transfer 
and doing start-ups. T3, which is technology transfer institution of Technion University facilitates the start-up by step-by-step supporting 
mechanism. T3 has been operating EIR which has focused on business and marketing. Yissum, which is technology transfer institution of 
Hebrew university has board members. they have crucial roles to success the start ups. they can reconciliate the conflicts between 
university and Yissum. Also they can participate the business activities as mentors. Start-up money will be supported for even sprout 
state technology if their technologies are a promising business. Risk sharing between universities and start-ups influences on the increase 
of success ratio in Israel when comparing to that of Korea. 

Key Words: Start-ups, Entrepreneurial Universi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mart Spe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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