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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대관계의 강도와 다양성이 창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창업자의 창업

경험이 사회적 네트워크와 성과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종사하는 구

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PLS를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적 연구 분석결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대정도는 생산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창의적인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사회적 네트워크의 다양성은 생산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

지 않지만, 창의적인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경험의 조절효과는 네트워크의 유대정도와 창업 성과 간의 관계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다양성과 성과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창

업가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창업경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창업성과를 위한 효율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사회적 네트워크, 유대관계 강도, 다양성, 창업경험, 창업성과 

Ⅰ. 서론

전략경영과 경영관점의 네트워크 연구는 조직간 전략적 합

병, 협업 등 정보 및 제품 공유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조직과 기업차원의 연구가 대부분이다(Witt, 1999; Lechner, 
2001). 반면 사회학적 관점의 네트워크 이론은 집단에 속한 

개인을 중심으로 상호 연결된 개인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

환과 결과에 대한 연구가 많다(Granovetter, 1973; Freeman 
1978).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약한 유대관계

는 다양한 사람과의 접촉과 교류로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 

및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고 따라서 창의적인 성과 및 업무향

상, 기회발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Granovetter, 1973; Burt, 1992). 반대로 사회적으로 강한 

유대관계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롭고 활용 가능한 지식을 

얻어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Lowik 
et al. 2012), 강한 유대관계에서의 빈번한 상호관계와 신뢰는 

문제의 복잡성과 위험을 감소시키지만 성향과 관심사가 비슷

한 사람과의 강한 유대관계는 오히려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흡수를 지연시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

도 있다(Levin & Cross, 2004).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과 기회발견 

및 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최근 창업 및 중소기업 분

야의 연구에서 관심 있게 논의되고 있고, 기업의 성공과 경쟁

우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창

업성공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창업자의 기업가적 네트워

크(Entrepreneurial Networks)를 강조하고, 기업가적 네트워크가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가 많다. 하지만 창업

가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창업 네트워크의 강도, 다양성으로 

나누어 각 유형의 네트워크 구조와 창업성과 간의 관계를 실

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창업자의 사회적 네트

워크와 더불어 창업자의 창업경험과 조직의 운영, 관리 경험

은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

되고 있다. 기존 창업 관련 경험이 많은 노련한 창업가일수록 

시장의 기회발견과 포착에 뛰어나고, 기존 경험에서 쌓은 지

식과 노하우를 필요한 문제해결에 적절하게 적용,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Delmar & Shane, 2004; Krueger, 2007). 경험적 관

점의 기업가정신 연구는 최근 창업관련 연구에서 관심 있게 

진행되고 있지만 창업경험에 따른 창업성과와 가치 있는 의

미를 깊게 고민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Morris et al. 2011). 
특히 창업자의 경험과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과 간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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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창업자의 사

회적 네트워크와 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자의 사회적 네트워

크의 유대관계의 강도와 다양성이 창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창업자의 창업경험이 사회적 네트워크와 

성과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창업경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실무적으로 창업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네트워크 활용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기존문헌 연구

2.1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

사회적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인맥’으로 표현되

는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나타내고, 사회에서 이루어진 관계로 

연결된 집합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창업관련 연구 분야에서 창업의 기회발견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사회

적 관계망 속에서 개인, 조직 간 친밀성, 다양성 등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와 밀도에 따른 정보 획득 및 이전, 기회에 

대한 접근과 성과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성과 간 연구가 있다(Burt, 1992). 사회적 자본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가치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형

의 자산이다 (Kianto & Waajakoski, 2010).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유대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구성원이 포함된 

사회적 연결과 상호관계를 의미한다(Brass, 1992). 사회적 네

트워크 이론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학문 연구 중 하나가 

Granovetter(1973)의 사회적 약한 유대관계에 관한 이론(Weak Tie 
Theory)이다. 이는 약한 유대관계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많을

수록 다양한 정보흡수와 채용, 혁신성과가 높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을 바탕으로 유대관계 정도에 

따른 지식이전과 직무성과에 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에 의

해 진행되었다. Hansen(1999)은 유대관계가 강한 구성원사이

에서 복잡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 쉽게 이전되는 반면 약한 

유대관계의 구성원과는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들의 교환이 활

발하다고 하였고, Reagans & McEvily(2003)은 상호작용의 빈

번하고 감정적인 교류가 깊고 강할수록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암묵적인 지식의 공유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창의성과 혁신성은 연결되지 않은 조직 및 그풉을 연

결시켜주는 브로커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있

다. 정보의 다양성과 사회적 관계를 연결, 유지시켜주는 역할

을 하는 브로커는 다양한 정보를 흡수, 전달하고 서로 다른 

구성원 및 조직을 연결시켜 새로운 기회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교류에 의한 성과

를 측정한 Wu(2013)의 연구에서 사회적 소통을 통한 다양한 

정보의 교류 및 공유가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대관계와 다양성은 창업을 위한 

시장기회 발견이나 아이디어 창출,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원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혁

신과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대관계는 조직의 성장뿐만 아니라 저

성장 기업을 고성장 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이다(Zhao & Aram, 1995). 특히 인적자원과 재무적 자본이 부

족한 초기 창업기업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창업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와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

으로 인식된다(Hoang & Antoncic, 2003). 예를 들어, 창업가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고, 시장의 기회창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한다. 이렇

듯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어진 자원은 창업 활동과 관련

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Kang et al. 
2012), 자원부족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즉 창업가

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와 범위는 창업기업의 성장에 영

향을 미치며, 시장의 경재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Ostgard & Birley, 1996). 창업기업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연

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창업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는 시간의 경과와 창업활동에 따른 관계의 강도와 범위를 조

사한 연구도 있고(Starr & Macnillan, 1990; Larson & Starr, 
1993), 개인의 특성과 심리적 특성,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 사

회적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관계의 유의미한 효과를 조사한 

연구도 있다. 이처럼 사회적 네트워크는 창업기업에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으로 창업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개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본다. 첫째 사회적 네트워크상의 유대관계 정도

(Social Network Tie Strength)이다. 유대관계 정도는 개인의 사

회적 네트워크 관계에서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각 

개인 및 조직이 얼마나 자주 소통하고 정서적으로 깊이있는 

상호교류를 하는지에 관한 사회적 유대강도(Strength)를 나타

낸다(Granovetter, 1973).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대강도가 강하

고 밀접할수록 공통분야 또는 특정 분야의 사람과 자주, 깊게 

소통하여 업무의 몰입도와 문제해결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의 

흡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사회적 네트워크상의 

다양성(Diversity)정도이다. 즉 사회적 관계에서 접촉, 소통하

는 개인들의 직업, 성격, 나이, 전문성, 학력, 분야 등이 얼마

나 다양하게 분포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를 의미한다. 나의 분야와 다른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 
집단과 소통과 관계가 많을수록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를 획득할 수 있고 이는 곧 새로운 기회발견과 창의적인 업

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urt & Raider,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대관계의 강도와 다양성의 차원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들이 창업에서의 업무생산성

과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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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창업경험(Entrepreneurial Experience)

경험은 “지금 이 순간에 개인이 겪고 있는 사건(Event)” 
(Cantor et al. 1991)이고, 분리된 사건, 오랜 시간 측적된 사건

들의 집합 속에서 나타난 개인의 인지된 감정, 정서 및 사고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전 경험은 일어날 모든 현상과 겪게 

될 향후 경험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Csikszentmihalyi & Larson, 1996).
최근 창업연구에서는 창업 경영 및 성과에 대한 창업자의  

기존 경험을 강조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Krueger, 2007). 
창업자의 경험은 창업활동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한 자산이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Morris et al.(2011)은 경험적 관점의 

기업가정신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창업경험에 따른 가

치와 의미를 깊게 고민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정서 사건이론(Affective Events Theory: AET)을 기반으로 경험

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개념으로 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Oe & Mitsuhashi(2013)도 측적된 경험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

한 실증적인 분석과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 여전히 창

업경험과 성과 사이의 서로 다른 연구결과에 대한 논쟁이 있

다고 말한다. 창업경험과 창업성과 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

시한 연구들은 창업자가 얼마나 창업관련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창업성과가 달라진다고 하였고(Krueger & Brazeal, 1994), 
창업경험은 기업의 재무성과를 예측하고 업무성과를 향상시

킨다는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Delmar & Shane, 2004). 창업에 

실패한 경험조차도 후속 창업활동에 유용한 지식과 기술개발

을 위한 중요한 자산임을 증명한 연구도 있다(Barson, 2000). 
반면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창업경험의 정도와 성과의 관계

가 비선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Eesley & Roberts, 
2012), 창업경험은 오히려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도 있다(Alsos & Garter, 2006). 
Toft-Kehler et al.(2014)은 창업경험-성과 간의 관계는 숙련된 

창업가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숙련된 

창업가는 그렇지 않은 창업가에 비해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정확하고 성공적으로 새로운 벤처환경에 적용하기 때문이라

고 설명한다. 하지만, 숙련되지 않고 적은 경험과 비선형적인 

성과 간의 관계는 유사한 직종과 산업에서 근무, 활동한 경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유사한 

직종과 산업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창업활동 과정에서 발

생하는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과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창업 및 창업관련 경

험은 새로운 창업활동과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 영향을 

주고,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은 분

명하다. 따라서 창업경험에 따라 사회적 자원이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

업경험 정도 및 유사업종에서 근무한 경험에 따라 사회적 네

트워크 유대관계와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사회적 네트워크 정도가 창업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창업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경험, 창업성과를 각각의 변수로 

설정하고 실증검증 실시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크 정도는 유

대관계의 강도 및 다양성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창업성과를 

생산성과 창의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또한 창업자의 창업

경험/경력을 조절변수로 두어 사회적 네트워크와 창업성과 관

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이 설정하고, 기존연구 및 문헌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Figure 1> 연구 모형

3.1.1 사회적 네트워크 유대관계 강도와 창업성

과간의 관계

사회적 약한 유대관계이론과 유사하게 Burt(1992)는 개인 또

는 조직의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및 자원을 포함하

여 사회적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네트워크 구조적 틈새

(Structure Hole)는 정보의 교류가 풍부하고 새로운 정보의 흡

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에서

는 혁신적인 문제해결과 경쟁우위의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또한 네트워크의 유대강도에 따라 조직에 대한 몰입도, 
이직의도 등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약한 유대관

계를 가진 친밀한 상호작용, 즉 강한 유대관계와 약한 유대관

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는 혁신역량

을 촉진시키고 조직성과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Rost, 2011; Lowik et al. 2012). 
반면에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한 유대관계가 업무성과와 혁신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

대관계가 강하고 상호작용이 빈번할수록 업무성과를 향상시키

는 의사소통과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강한 유대

관계와 빈번한 의사소통은 중요한 지식 및 정보, 문서화되지 

않은 암묵적 지식이 공유와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복잡

한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evin & Cro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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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사회적 유대관계와 빈번한 의사소통은 불필요한 혼선

과 오해를 감소시키며, 효과적으로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

을 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Alguezaui & 
Filieri, 2010; Kang, 2007). 이는 곧 업무성과의 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네

트워크의 유대관계 정도가 창업기업에서의 업무 생산성과 창의

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1: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대관계 강도는 생산적 업무성

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대관계 강도는 창의적 업무성

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사회적 네트워크 다양성과 창업성과 관계

사회적 네트워크의 다양성은 네트워크상에서 서로 다른 사

회적 위치와 지위,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말한다

(Lin & Erickson, 2008). 직업, 배경 등 서로 다른 환경의 사람

들은 생각과 관점이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호

작용에 의해 신선하고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의 공유가 가

능해 지고, 창의적인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과 정

보를 제시할 수 있다(Durmusoglu, 2013).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지식은 인적관계 및 

상호교류와 같은 사회적 자산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사회

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지식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있는 자산이 된다(Nahapiet & Ghoshal, 1998). 다양한 지

식과 정보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사회적 네트워크

의 상호작용과 소통에 의해 발생되고(Phelps et al. 2012),  창

의성과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Lin, 2011). 또한 

중복되지 않은 다양하고 참신한 정보와 아이디어의 공유는 개

인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성과 및 혁신을 증진시

킨다(Wu, 2013). 이는 곧 사회적 유대관계의 범위가 다양하고 

넓을수록 새로운 정보 및 지식공유로 인해 업무성과에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Rodan & Galunic(2004)는 네트워크 구조화 혁신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느슨한 네트워크 구조와 지식의 다양성이 관리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evin & Cross(2004)
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네트워크 관계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보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고를 향상

시키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이

와 같은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다양성이 

창업기업에서의 업무 생산성과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1: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대관계 다양성은 생산적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대관계 다양성은 창의적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창업경험의 조절효과

창업 성과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재무

적 성과는 이전 벤처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현재 상황에 효과

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창업자의 전문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설명한다(Aldrich & Yang, 2014; Eesley & Roberts, 2012). 하지

만, 창업자의 지식정도와 전문적 역량과는 별개로 기업가적인 

창업경험은 창업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논의되

어 왔고, 벤처의 재무성과를 예측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Delmar & Shane, 2004). 다시 말하면, 경험이 풍부한 창업자

는 이전 창업경험을 통해 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노하우와 지

식이 축적되고, 이는 곧 성공적인 벤처의 성과향상에 반영된

다는 것이다(Eesley & Roberts, 2012). 또한, 창업에 대한 경험

은 조직의 설립, 운영, 성장 활동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고,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증명되었다

(Michell et al. 2004; Cassar, 2014).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창업자의 사업경력이 많을수록 높은 창업의지를 나타낸다는 

연구도 있고, 창업경험이 기술창업기업에서 창업지원시스템과 

창업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im et al. 2014; 
Kwun & Jeong, 2012)도 있다. 즉 창업경험이 많은 기업일수

록 교육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곧 창업성공으로 이

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경험이 많고 유사

한 업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은 창업자일수록 사회적 네트

워크의 유대관계와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3-1: 창업자의 창업경험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대관계 

강도와 창업성과(생산성, 창의성)간의 관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창업자의 창업경험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대관계 

다양성과 창업성과(생산성, 창의성)간의 관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 설문지 구성 및 측정

설문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였던 항목들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 네

트워크의 유대관계 정도는  얼마나 자주, 깊게 유대관계를 맺

고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Perry-Smith, 2006). 본 연구에서 

유대관계 정도의 측정을 위해 사회적 관계의 친밀성, 상호작

용 시간, 의사소통 빈도 등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사회적 네

트워크의 다양성은 유대관계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 직업 등

의 다양성을 나타낸다(Lin & Erickson, 2008). 사회적 네트워

크의 다양성은 Lin & Erickson(2008)이 제시한 측정방법에 따

라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중 서로 다른 

분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 서로 다른 직업의 수로 측

정하였다. 창업경험은 창업관련 업무 및 활동을 해 본 경험으

로 정의하고(Toft-Kehler et al. 2014), 창업관련 경험을 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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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현재 직종과 산업 군과 유사한 관련 조직에서 일한 근무

연수로 측정하였다. 
창업성과는 설문을 통해 개인이 인지한 생산성정도와 창의

성 정도로 측정하였다. 이는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한 성과측

정은 본 연구에서 보고자하는 변수 이외의 외적요인이 포함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인 성과측정을 시행

하였다. 창업성과는 크게 업무 생산성과 창의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성과의 정의와 측정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

이며, 투입 대비 산출비용 뿐만 아니라 정책달성도, 생산성, 
사회에 대한 산출 등 다양한 형태로 측정될 수 있다(Brewer 
& Selden, 2000). 하지만, 본 연구에서 창업성과의 다양한 정

의와 측정도구 중 구체적으로 창의성과 생산성으로 나누어 

측정한 이유는 개인의 성과측정지표에서 많이 책정되는 생산

성 정도와 창업기업에서 아이디어 산출, 기회포착 등으로 중

요하게 꼽히는 요인인 창의성 정도를 나누어 구체적인 개인

의 성과를 보고자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 생산성은 개인

적인 업무성과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결과의 품질이 뛰어난지 

등을 나타내고(Kraimer et al. 2005), 업무생산성의 측정을 위

해 업무성과의 품질, 효율성, 창업기업에서 다른 동료나 파트

너와의 협업역량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창업기업에서의 업무 

창의성은 얼마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

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업무 창의성의 측정은 획기적인 새로

운 아이디어, 신선한 비전 및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포함한다(Zhou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리커트 7점 척도의 설문문항을 통해 응답자

의 주관적인 평가로 측정하였다. 창업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

와 검토를 통해 외국학술지에 인용된 설문문항을 국내 창업

환경에서 이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석, 편집, 재구성하는 과

정을 거쳐 설문지를 최종 완성하였다. 

3.3 자료와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정의한 ‘창업가’의 범위는 1인 창업자뿐만 아니

라 다수의 창업자가 함께 모여 창업기업을 이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을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자 및 구성원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센터 등 창

업관련 유관기관에 거주하고 있는 창업자 및 구성원을 대상

으로 설문하였다. 각 설문문항을 숙지하고 창업관련 경험이 

있는 감독관이 직접 참석하여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회수된 

총 141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는 설

문을 제외한 총 129부의 표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의 

일반적 분석을 위해 SPSS를 이용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IT산업에 

속한 표본이 72.9%이고, 현재 속한 창업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5년 미만인 응답자가 86%로 가장 많았다. 이는 곧 IT산업의 

초기 창업기업이 본 연구의 표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0대 창업기업 종사자가 38.8%
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도 18.6%로 창업관련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창업경험에 대한 사회적 네트

워크와 창업성과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본 연구의 표본에 적

절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1> 표본의 특성

항목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 72 55.8

여 57 44.2

연령대

25세 이하 12 9.3

25-30세 43 33.3

31-40세 50 38.8

41대 이상 24 18.6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21 16.3

대학교 졸업 103 78.8

대학원 이상 5 3.9

직위

사원/대리 84 65.1

과장 20 15.5

차장 17 13.2

대표/사장 8 6.2

산업
IT 94 72.9

서비스 외 35 27.1

근무연수

1-5년 111 86

5-10년 13 10.1

10년 이상 5 3.9

합계 129 100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PLS(Partial Least Square) 방식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PLS방식은 측정모형과 구조

모형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론적으로 검증

되지 않은 실험적이고 예측 가능한 초기 단계 연구에 적합하

다(Fornell & Larcker, 1981). 또한 PLS방식은 최근 초기 단계

의 창업관련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Kautonen et al. 2011) 
창업기업에서의 창업자 및 구성원의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경

험과 창업성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방식이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ingle et al.(2005)의 

SmartPLS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4.1 신뢰성 및 타당성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설문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과 타당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을 확인하

였다. 수렴타당성과 AVE값은 일반적으로 0.6이상이면 수용 

가능하고, 크론바흐 알파값은 계수가 0.7 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고, 0.8 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Fornell & 
Larker, 1981; Lee & Im, 2013). 각 변수들의 신뢰도 분석 결

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각 변수의 내적일관성과 크론

바흐 알파 계수, AVE값은 모두 제시된 기준값 이상으로 측정

항목 모두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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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신뢰성 분석 결과

　 수렴타당성 크론바알파 AVE

유대관계 강도 0.96 0.95 0.82

유대관계 다양성 0.9 0.83 0.75

생산성 0.86 0.78 0.62

창의성 0.91 0.87 0.72

창업경험 0.9 0.98 0.9

또한 각 변수의 판별타당성은 AVE의 제곱근 값이 0.7이상

이고 상호 연관된 주변변수보다 그 값이 크면 타당하다고 판

단한다(Fornell & Larcker, 1981). <Table 3>에서 대각선으로 나

타난 AVE 제곱값이 모두 0.7이상이고 주위 다른 값보다 크게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항목의 타당성이 만족한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Table 3>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판별타당성

1 2 3 4 5

1. 유대관계 
강도

0.91 　 　 　 　

2. 유대관계 
다양성

0.032 0.87 　 　 　

3. 생산성 0.110 -0.268 0.79 　 　

4. 창의성 -0.037 -0.238 0.576 0.85 　

5. 창업경험 0.029 -0.032 0.045 0.011 0.95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이용된 설문 항목들의 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해 각 변수에 해당하는 측정항목의 요인 적재 값으로 

측정하였다. 각 변수의 요인 적재 값이 0.6이상이면 수용가능

하고, 0.8이상이면 변수를 측정하기에 바람직한 항목으로 판

단된다(Chin, 1998). <Table 4>과 같이 본 연구를 위해 측정된 

각 항목들은 모두 0.8이상으로 각 변수를 측정하기에 타당한 

측정항목임을 알 수 있다. 

<Table 4> 요인 적재값 분석 결과

4.2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PLS방식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대관계 강도는 창

업기업의 업무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t=1.497, p=  
 p<0.1), 창의적인 업무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 유대관계 강도

와 창업성과에 대한 가설 H1-1은 채택 되었지만, 가설 H1-2는 

기각되었다. 반면에,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대관계 다양성은 

업무생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t=1.061), 업무의 창의

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866, 
p<0.05). 따라서 네트워크 다양성과 창업성과에 대한 가설

H2-1은 기각되고 가설H2-2는 채택되었다. 이는 다양한 사람과

의 유대관계가 창의적인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다(Levin & Cross, 2004). 
창업경험의 조절효과는 네트워크 유대관계의 다양성과 창업

성과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설 H3-2 기각), 
유대관계의 친밀도, 빈도 등과 같은 유대관계 강도와 창업성

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경험은 유

대강도와 생산성 간의 관계에 t=1.715로 p<0.05수준에서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유대강도와 창의성간의 관계에 t=2.18 
(p<0.05)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

업경험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H3-1은 채택되었다. 이는 친밀

하고 빈번한 네트워크 관계일수록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제거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다(Kang, 2007). 따라서 

오랜 창업경험을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네트

워크의 강도가 강해지고 이를 통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경로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Table 5> 경로분석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p 값

H1-1 유대강도  -> 생산성 0.178 0.068*

H1-2 유대강도  -> 창의성 -0.014 0.456

H2-1 다양성  -> 생산성 0.104 0.145

H2-2 다양성  -> 창의성 0.169 0.0321**

H3-1
유대강도  * 창업경험

->생산성
0.187 0.044**

　
유대강도  * 창업경험

->창의성
0.223 0.015**

H3-2
다양성  * 창업경험

->생산성
-0.075 0.312

　
다양성  * 창업경험

->창의성
0.103 0.318

*p<0.1, **p<0.05

　
유대관계 
강도

유대관계 
다양성

생산성 창의성 창업경험

유대강도1 0.992301 0.085193 0.09477 -0.035397 0.024315

유대강도2 0.823326 0.291654 0.018967 -0.063568 0.005206

유대강도3 0.851915 0.158482 0.047698 0.002573 0.009836

유대강도4 0.919622 0.067713 0.115927 -0.001213 0.023345

유대강도5 0.914087 -0.142605 0.134214 -0.061889 0.041647

유대다양성1 0.02976 0.923314 -0.234969 -0.181515 0.008554

유대다양성2 0.163995 0.78405 -0.186405 -0.251052 0.055162

유대다양성3 -0.099499 0.886323 -0.272119 -0.187151 -0.139151

생산성1 0.103225 -0.21814 0.846203 0.430715 -0.006607

생산성2 0.03958 -0.222316 0.871278 0.47131 -0.010568

생산성3 0.172912 -0.179336 0.794247 0.555289 0.128233

창의성1 0.080462 -0.257359 0.668747 0.789104 0.057158

창의성2 0.01617 -0.081986 0.505842 0.834529 0.043826

창의성3 -0.103729 -0.260105 0.419916 0.916185 -0.019317

창의성4 -0.114769 -0.154341 0.340567 0.8409 -0.039867

창업경험1 0.029081 -0.032565 0.045876 0.011111 0.953

창업경험2 0.028484 -0.060735 0.053727 0.00258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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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경로분석 결과

<Figure 2>는 사회적 유대관계의 강도와 다양성에 따른 창업

성과의 관계를 생산성과 창의성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이다(*p<0.1, **p<0.05 수준).

Ⅴ. 연구결과 및 시사점

창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유대관계와 창업경험은 자원이 

부족하고 관리운영에 한계를 가진 초기 창업기업에서 차별적

인 경쟁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창업성공을 위한 주요 요인으

로 연구되어 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네트워크 관점의 기업가

정신 연구(Network Approach to Entrepreneurship)의 연장선상에

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형이 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지, 창업경험이 실증적으로 네트워크와 성과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창업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네트워크 전략과 프레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 창업자 및 창업관련 구성원들

의 사회적 네트워크 유대관계 강도는 생산적 업무성과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대관계의 다양성은 창의적 업무성과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자의 

창업경험 및 유사 업종의 경력은 사회적 네트워크 유대관계

의 강도 및 다양성과 생산적 업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창업가에 

대한 네트워크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창업자들이 개인적 

또는 조직 차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부족한 자원 및 정보

를 획득한다는 기존 이론과 유사하다(Witt, 2004). 즉 더 깊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창업자일수록 사회적 네트워

크에 연결된 사람, 조직으로부터 업무지원과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곧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유대관계 강도는 생산성에는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창의적 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즉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나 빈번한 교류를 통

해 자연스러운 정보교류와 협업이 진행되고 업무의 효율성과 

품질이 높아지지만, 공감대가 높은 사람들과의 빈번한 유대관

계는 비슷한 유형의 정보를 공유할 확률이 많고 행동과 사고

의 패턴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결과 및 창

의적인 사고의 도출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다. 따라서 창업기업에서의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창업가 및 지인들, 단체, 조직 간의 

빈번한 정보교류와 친밀한 관계유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친밀하고 두터운 관계를 통해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

원과 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고 상호 협력하여 초기 창업기업

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창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유대관계의 다양성은 생산

적인 업무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창의적인 업무성

과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다양한 분야, 직업, 위치

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교류는 다양한 사고와 새로운 정보

를 접할 수 있게 하고 기존의 문제해결 방식과는 다른 새로

운 접근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고착된 사고와 운영방식

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시도, 진행하게 

하고 창의적인 성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적으로 창의적인 성과가 요구되는 프로젝트나 창

업기업에서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한 팀 구성을 기획하고, 외

부적으로 다양한 인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장려하는 등의 전

략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계층, 직업, 산업 등의 

충분한 이해와 상호교류를 지원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의 다양

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문화적, 창의적 프로그램들을 개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업경험 및 유사 직종의 경력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창업성과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경

험이 많고 경력이 많을수록 다양한 사람, 조직과의 만남과 접

촉이 많아지고, 곧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므

로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경

험과 빈번한 유대관계를 통해 신뢰형성이 가능해지고 문제해

결에 필요한 자원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창업성과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창업경험이라는 변

수를 강조하여 학문적으로 창업경험의 중요성을 증명하였다. 
창업경험은 초기 창업가나 창업기업에게 부족한 자원과 역량

을 극복하고 네트워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주

요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실무적으로 창업경험이 없거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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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창업자들은 네트워크의 유대관계를 친밀하고 다양하게 확

장 시켜 적극적으로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기업가적 혁신과 진취적인 사고를  학습,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자가 가지는 사회적 네트

워크의 성격과 구조를 구체화하여 어떠한 네트워크 구조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창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가적 네트워크의 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해 창업경험과 유사직종의 경험이 있는 구성원의 

채용 및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Ⅵ.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창업자 및 구성원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창업경험, 
창업성과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창업 유관기관에 속해 

있는 창업기업의 창업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특성상 개인적인 사회적 네트

워크와 생산성, 창의성의 평가가 주관적인 관점에서 측정되었

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개인인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정도와 창업성과는 객관적인 수치와 판단과는 차이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관적인 개인적 평가와 더불어 객관적인 평가자 관점의 설

문을 이중으로 측정하여 비교,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창업

기업에서의 업무성과를 재무적성과나 특허출원 건 수 등의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것도 인지된 정도를 측정

하는 설문도구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방법일 수 있

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이 IT산업에 치우쳐져 있어 본 연구

의 결과를 제조업 등의 다른 산업분야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산업군의 표본을 수집하여 구체적인 

네트워크의 유형과 성과간의 관계를 조사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형을 유

대관계의 강도와 다양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하지만, 사

회적 네트워크 유형에 대한 측정을 창업자가 네트워크를 형

성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 유대관계 강도와 다양성의 상호작

용 정도 등 여러 형태로 조합하고 세분화하여 성과간의 관계

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개인

적 특성, 사회, 문화적 특성과 요인을 파악하여 좀 더 효과적

인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와 활용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도 향

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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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eneurial Performance: Focusing on Mod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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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entrepreneurs’ social network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and the moderate 
effect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using survey questionnaires for entrepreneurs and path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PLS metho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ie strength of entrepreneurs’ social network was related to productivity but creativity while network divers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creativity but productivity. The moderate effect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was significa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ie 
strength of social network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This study implies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s’ social network and 
experience and suggests an effective social network structure for entrepreneurial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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