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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안적 자금조달 방법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특징을 가진다.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화면 구성을 위한 디자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및 홍보, 모집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리워드 구성을 

위한 제품 제작 및 구매 등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간에 완성해야 하는 프로젝트로 팀원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에 주목하여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팀 특성이 팀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팀 특성 변수로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을 측정하였고, 팀성과로 객관적인 성과인 크라우드펀딩 달성 금액과 

주관적인 성과인 업무완성도, 팀혁신을 측정하였다. 총 79개 크라우드펀딩팀에 소속된 220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

정한 결과,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은 업무완성도와 팀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펀딩 금액에는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할 때 필요한 요소인 팀원의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 등 제안자의 특성이 크라우드펀딩에 미치

는 영향을 밝혀냄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의 연구를 확장하고, 크라우드펀딩팀 구성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템을 기반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팀 구성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핵심주제어: 크라우드펀딩, 기능적 배경 다양성, 공유리더십, 성과, 팀혁신, 업무완성도

Ⅰ. 서론

1.1 연구배경과 필요성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필요한 대안적 자금조달 방법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특징

을 가진다(Hervé & Schwienbacher, 2018). 가족, 친구 또는 제

도권 금융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전통적인 방법과 달리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

는 금융방식으로 민주적인 특징을 가진다(Josefy et al., 2017).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신제품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Chemla & Tinn, 
2020; Chakraborty & Swinney, 2021),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

한 캠페인(양승희, 2019. 12. 02)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의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172억 달러(약 20조 원)를 달성하였고

(www.marketdataforecast.com), 2026년도는 398억 달러(약 44조 

7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www.statista.com).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 역시 증가하

고 있는데, 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와디즈는 2016
년에 106억 원에서 2020년은 2,000억 원, 2021년은 5,058억 원

으로 그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다(신수현, 2021. 03. 18). 
다수의 프로젝트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는 크라우드펀딩의 다양성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역

할과 함께 제안자들은 크라우드펀딩 성과를 높이기 위해 치

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양면성을 가진다. 이러한 경쟁 상황

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안자들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도 다양한 주제와 이론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

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주로 인터넷 웹페이지에 기재된 크라우

드펀딩 프로젝트 특성, 소셜미디어 공유 횟수 등 시각화된 것

에 관한 연구(오세환, 2018)와 펀딩 참여자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다수이다(이한석 외, 2015).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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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는 크라우드펀딩을 직접 진행하고 추진한 구성원들의 특

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제안자에 주목한 연구는 

매우 적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 제안자에 주목하

였고, 이는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실

무적으로 크라우드펀딩팀 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 성과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크

라우드펀딩 제안자의 특성에 주목한다. 이는 기존에 구성원의 

특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를 기반으로 크

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구성원들의 특성도 크라우드펀딩 성

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가정

은 김민지·김진모(2014)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연구진은 대기업의 프로젝트팀을 대상으로 팀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팀특성 중 다양성이 팀창

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팀의 특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단발적으로 모인 팀의 특성도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인 대기업 

프로젝트팀은 정해진 기간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팀으로 일

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라우드펀딩팀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 중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것이 진행자의 특성이다. 스타트업의 기업가와 팀은 기

업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만큼 중요한 요소로, 벤처캐피탈은 스

타트업을 투자할 때 투자 대상 기업의 팀구성을 주요한 요인

으로 고려한다(MacMillan et al., 1985). 이는 크라우드펀딩 상

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이 진행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크라우드펀딩은 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크라우

드펀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업이 수행되어야 하고, 
이것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과업에 적합한 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구성원의 다양성과 펀딩 성공과의 관계에만 주목

한 이선희 외(2020)의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연구로 크

라우드펀딩의 특성에 주목하여 팀구성원의 특성과 이와 관련

된 다양한 성과변수를 분석하였다. 
첫째, 기존의 다수 연구에서 적용한 팀특성과 성과 관련 변

수 중 다양한 기능이 필요한 크라우드펀딩 특성에 따라 구성

원의 기능적 배경 다양성을 측정하였다. 
둘째, 크라우드펀딩은 대부분 단기간 진행되는데, 이러한 단

기 프로젝트의 경우 구성원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각자 맡은 

임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이 성과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크라우드펀딩 특성을 반영하여 

팀의 두 번째 특성으로 구성원 모두가 함께 리더십을 발휘하

는 공유리더십을 설정하였다.
크라우드펀딩 성과로는 크라우드펀딩 달성 금액과 업무완성

도, 팀혁신을 측정하였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이라는 명

확한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첫 번째 성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달성한 금액을 

종속변수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팀 특성에 주목한 연구로 

크라우드펀딩의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팀특성을 반영한 

비재무적 성과도 살펴보았다. 크라우드펀딩은 프로젝트 기획, 
디자인, 홍보 전략, 리워드 구성 등 다양한 기능이 순차적으

로 또는 상호 영향을 미치며 진행된다. 본 연구 대상은 경영

학과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로, 크라우드펀딩 성공이라는 결과

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진행한 업무에 대한 완성도 역시 

성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특징을 반영하여 두 번째 성

과변수로 업무완성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팀혁신과 기

능적 배경 다양성 및 공유리더십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팀

혁신은 조직 프로세스에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성해 

이를 조직에 적용하는 것으로 혁신적 팀과 조직은 높은 수준

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Bain et al. 2001). 크라우드펀딩은 

혁신적인 자본조달이라는 특성, 혁신적인 아이템이 소개된다

는 특성 등, 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이것을 계획

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에 구성원들의 혁신적

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전성민, 2014). 혁신은 작은 규모의 

기업, 자원이 부족한 기업, 신생기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Rosenbusch et al., 2011).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조직 대부분은 기존 제도권으로부

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규모가 작은 신생기업으로 이들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어떠한 요소가 팀혁신에 영향을 미치

는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팀의 기능적 배경 다양성이 혁

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antel & Jackson, 1989; 
Yap et al., 2005)와 공유리더십 역시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Hoch, 2013; Hui-ying & 
Jian-peng, 2013),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이러한 팀특성이 팀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팀혁신을 세 번째 성과변수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팀특성과 성과 사이의 관

계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

딩에 도전하는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크라우드펀딩 팀

구성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크라우드펀

딩과 같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의 팀구성에도 도움

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대학생 크라우드펀딩팀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80호) 101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설정

2.1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을 활용하여 대중으로부터 사업에 필

요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이다(Fisk et al, 
2011). 크라우드펀딩은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사업에 작은 규

모의 자금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대중과 이들로부터 자금지원

을 받고자 하는 조직 또는 개인, 이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전성민, 2014) 대중들에게 자신의 프로

젝트를 어필하여 성과를 내는 것이 주목적이다. 크라우드펀딩

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르다. 성장 속도의 빠름은 크라우드펀

딩을 제안하는 사람과 후원자 수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다양한 조직과 사람들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서 다양한 목적으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제안자는 자금조달(Chemla & Tinn, 2020)이라는 큰 목표 

아래, 조달된 자본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롭게 개

발된 제품을 대중에게 소개하거나(Chang, 2020),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캠페인 등의 목적을 가진다. 펀딩에 참여하는 투

자자 또는 후원자 또한 여러 목적을 가지고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다. 그들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상품

을 만나거나, 그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캠페인에 참여함

으로써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는다. 또한, 새로운 제품 생산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함

으로써 수익을 획득하기도 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참여자들의 목적에 따라 보상형, 증권형, 대

출형으로 구분한다(Short et al., 2017). 보상형은 새로운 상품 

출시 또는 캠페인 등에 참여한 후원자에게 리워드를 제공한

다.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는 그 상품을 리워드로 하고, 캠

페인 등은 캠페인과 연관된 상품 또는 감사 편지 등을 리워

드로 제공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채권 및 주식 등을 발

행하는 것으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 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와 

공유한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P2P라 부르는데, 개인 간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후 제시한 이자율과 

함께 펀딩 받은 금액을 돌려준다(Hoegen et al., 2018). 
이렇게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유형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크

라우드펀딩은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에서도 관심이 

증가하면서, 성과, 제도, 참여동기 등 다양한 주제와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 성과 관련 연구를 살펴

보면, 소셜미디어 공유, 제안자의 사회적자본, 운영방식, 특정 

산업과 분야 등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소셜미디어와 크라우드펀딩 성과에 관한 연구로 오세환·백

현미(2016)는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횟수와 후원자 수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

다. 이종화·김새로미(2018)는 크라우드펀딩 소셜미디어 공유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사익형 프로젝트와 공익형 프로젝트를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그들은 사익형과 공익형 프로젝트 모두 

소셜미디이에 크라우드펀딩을 공유하는 것이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사익형 프로젝트에서 소셜미디어

의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오세환(2018)은 페이스북 

좋아요 수, 댓글 수가 펀딩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 Hong & Burch(2015)는 사익형 

크라우드펀딩과 공익형 크라우드펀딩이 소셜미디어에 따라 

성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트위터가 사익형 

크라우드펀딩에, 페이스북은 공익형 크라우드펀딩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크라우드

펀딩 특성에 따라 홍보 매체를 구분할 필요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오세환·노성호(2017)는 창업자 개인의 사회적자본이 크라우

드펀딩을 통한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진

행하였고, 유창한·현은정(2018)은 제안자가 다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의 이타적 활동이 크라우드펀딩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석웅 외(2017)는 크라우드펀딩 운영방식인 KIA(Keep in 

All)과 AON(All or Nothing)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그들은 AON의 경우 펀딩 모집 기간이 짧을수록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KIA의 경우 투자 시간과 참여자가 

수가 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특정 산업과 분야에서의 크라우드펀딩 성과에 관한 연구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박인정(2013)은 문화·예술 분

야 크라우드펀딩의 성공 요인으로 획기적인 컨텐츠, 후원자와

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다양한 리워드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권혁인 외(2014)는 커뮤니티 아트의 사례분석을 통해 적정한 

모금 기간, 후원자와의 소통, 리워드 상품의 차별성이 크라우

드펀딩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하였다. 패션 

분야의 크라우드펀딩에 주목한 정남주·김창완(2020)은 패션의 

디자인, 가격, 스토리텔링, 기능 등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발표하였고, 게임 산업에 주목한 이우창 외

(2017)는 목표금액 대비 평균 보상금액, SNS 공유 횟수, 정보 

업데이트, 원작자 유무 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영화 산업에서 빠오탄탄 외(2021)는 투자 자금 비율, 투자 가

능 여분의 금액, 수익 정산 방식 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정은·신덕형(2014)은 동영상, 시각적 이미지, 텍스트, 리워

드에 관한 정보 등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킥스타터에 오픈한 크라우드펀딩을 대상으로 성공에 미치

는 요인을 연구한 서영수(2019)는 모집 기간, 모금액, 목표금

액, 후원자 수 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Ahlers et al.(2015)은 제안자들이 제공하는 정보 중 기업의 

재무 로드맵, 외부 인증, 내부 거버넌스, 위험요인에 대한 정

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기업의 재무 

로드맵과 내부 거버넌스, 위험요인에 대한 적정한 정보 제공

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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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기업의 미래

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크라우드펀딩 성과 관련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

지만,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특

성이 크라우드펀딩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 제안자 특성에 

주목하여 크라우드펀딩 성과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

히,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에 주목하여 연구하였

다.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화면 구성을 위한 디

자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및 홍보, 모집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리워드 구성을 위한 제품 제작 및 구매 등 다

양한 기능이 필요하다. 즉 팀특성 중 기능적 배경 다양성이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단기간에 완성해야 하는 프로젝트로 팀원들 

간의 협력이 중요한데, 이는 위계적인 리더십 보다는 수평적 

리더십인 공유리더십이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팀특성 중 크라우드펀딩의 상황과 밀접한 기능

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을 팀특성 변수로 측정하였다. 
실제로 Zhou et al.(2015)은 팀을 구성할 때 구성원의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이 팀성과에 실질적으로 주요한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

과와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을 팀특성 변수로 측정하였다. 

2.2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성과

기능적 배경 다양성은 팀원들이 팀에 제공하는 관점과 지식

의 차이로, 이는 팀원들의 경험, 교육, 전문성 등의 차이로 인

해 발생한다(Jehn et al., 1999). 이러한 기능적 배경 다양성은 

인구통계학적 다양성보다 덜 가시적이고, 직무와 높은 연관성

이 있다(Pelled, 1996). 기능적 배경 다양성이 성과에 미치는 

연구 결과는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다(Bunderson & Sutcliffe, 
2002).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Ensley et 
al., 1998)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Zimmerman, 
2008),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연구 결과(Bell et al., 2011) 등 다

양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기능적 배경 다양성 역시 

조직의 상황과 환경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Bantel & Jackson(1989)는 기능적 배경 다양성이 혁신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중소기업 팀을 대상으로 다양

성과 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Yap et al.(2005) 역시 기능적 배

경 다양성이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연

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Talke et al.(2010)은 TMT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TMT의 다양성이 조직 혁신에 강력하게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Talke et al.(2011)은 혁신적 

성향이 높은 조직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혁신적 성향은 구성

원의 다양성을 통해 발현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덕로·김태열

(2015)은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팀을 대상으로 팀의 기능적 배

경 다양성이 팀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기능적 다양성이 팀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배경 다양성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Kristinsson & Sæmundsson, 2016; Bantel & Jackson, 
1989). 즉,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능적 배경 다양성이 긍

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Hambrick et al.(1996)은 경쟁이 높은 상황에서 적극적

으로 대처하는데 기능적 배경 다양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산업 또는 시장에서 

기능적 배경 다양성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역동적이고 혁신적이면서, 경쟁적인 상황에 놓

여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은 동질적인 기능을 가진 구

성원보다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면 이러

한 특성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단기간에 성

과를 보여줘야 하는 프로젝트이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프로젝

트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소셜네트워크

도 활용해야 한다. 즉, 크라우드펀딩은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특성을 가진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Chakraborty & Swinney, 
2021; Kim et al., 2020). 이러한 특징을 가진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함에 있어 구성원의 기능적 배경 다양성은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팀의 기능적 배경 다양성은 

펀딩 금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팀의 기능적 배경 다양성은 

업무완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팀의 기능적 배경 다양성은 

팀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공유리더십과 크라우드펀딩 성과

공유리더십은 지정된 한 명만이 리더가 될 필요는 없다는 

Follett(1924)의 주장(D’Innocenzo et al., 2016 재인용)으로 

Gibb(1954)가 리더십을 분산된 리더십과 집중된 리더십을 구

분하면서 발전하였다. 집중된 리더십은 한 명의 개인에게 리

더십이 집중되어 있을 때 나타나고, 분산된 리더십은 두 명 

이상이 역할과 책임, 기능을 공유할 때 발현된다. 공유리더십

은 분산된 리더십으로 팀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팀이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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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방향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서로 지원해 

주는 활동을 통해 형성된다. 이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중

요하며 책임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발현된다(Carson et al., 
2007). 공유리더십은 팀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무형 자원

으로 복잡한 과업에서 팀 성과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

한 역할이 발현되기 위해서 구성원들은 동료와의 상호작용에 

개방적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신뢰가 쌓이고 이것이 팀 프로

세스와 성과 개선에 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Day 
et al., 2004). 
이러한 공유리더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었다. Avolio et al.(1996)이 공유리더십과 성과와의 관계

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고, Pearce & Sims(2000)은 공유리더

십의 가능성을 찾고 이론을 확장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유리더십과 성과와의 관계는 상반된 연구 결과를 가진다. 

Berkowitz(1953)은 72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

과 리더가 지정되었을 때 구성원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 더 

생산적이라고 주장하였다. Boies et al.(2011)은 49개 팀을 대

상으로 공유리더십과 팀 신뢰, 팀 잠재력, 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팀 신뢰와 팀 잠재력은 공유리더십과 긍정적인 

관계이지만, 성과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

유리더십이 팀에 항상 이로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결과의 연구도 다수 있는데, Carson et 

al.(2007)은 59개 컨설팅 팀을 대상으로 공유리더십과 팀성과

와의 관계를 고객 점수를 기반으로 연구하였다. 그들은 연구

를 통해 공유리더십이 높은 팀이 높은 성과를 창출한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D’Innocenzo et al.(2016)은 공유리더십과 성과

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메타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3,198
개 팀을 대상으로 한 43개 연구에서 50개의 효과를 찾아 분

석하였는데, 강력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Ensley et al.(2006)은 새롭게 설립된 벤처의 TMT를 대상으로 

수직리더십과 공유리더십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

하였다. 벤처기업들은 성과를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리더십을 찾고 이를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

여 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특성에 맞는 

리더십을 선택해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저자들은 이

런 특성을 가진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수직리더십과 공유리더

십이 벤처라는 특성을 가진 조직에 더 유용하게 작동하는지

를 연구하였는데, 수직리더십과 공유리더십 모두 성과에 중요

한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효

용성 측면에서는 공유리더십이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Hiller et al.(2006)은 일상적이고 반

복적인 상황이 아니면서 상호의존성이 높은 과업에서 공유리

더십이 팀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공유리더십은 혁신과도 연결되는데, Hoch(2013)은 혁신이 공

유리더십의 성과변수로 역할을 하며, 공유리더십이 높은수록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51개의 

스타트업팀을 대상으로 혁신 활성화 연구를 진행한 Peter et 

al.(2015)은 팀 단위의 공유리더십이 팀내 혁신을 활성화하는 

분위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공유리더십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다. 

조직 또는 개인이 특별한 상황에서 자본조달 또는 테스트베

드 등을 위해 활용하는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다양한 요소와 역량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그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 상황에

서 공유리더십은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공유리더십은 펀딩 금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공유리더십은 업무완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공유리더십은 팀혁신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3.1 표본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창업을 진흥하기 위해 

S대학교에서 매 학기 진행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 참여

한 팀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에 많은 연구가 설

문 방법을 활용하여 기능적 배경 다양성(전경환·하동현, 2014; 
이종건 외, 2012)과 공유리더십(이상봉·우종범, 2014)을 연구하

였다. 이에 본 연구도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

든 팀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주제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였고, 텀블벅과 와디즈, 오마이컴퍼니 플랫폼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였다. 연구 표본은 79개 팀으로 총 220
명의 학생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아래 <표 1>과 같다. 성별

은 여성이 59.01%, 남성은 40.91%이다. 연령은 20~21세가  

33.18%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학년은 4학년이 93명으로 가

장 많았고, 2학년이 9명으로 가장 적었다. 참여 연도는 2017
년이 가장 많은 67명, 두 번째로 2019년도에 57명이 참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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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n=220)

내용 항목 표본수(명) 비율(%)

성별
남성 90 40.91

여성 130 59.01

연령

20~21세 73 33.18
22~23세 41 18.64
24~25세 52 23.64

26세 이상 54 24.54

학년

1학년 80 36.36
2학년 9 4.10
3학년 38 17.27

4학년 93 42.27

참여년도

2017년 67 30.45
2018년 19 8.64
2019년 57 25.91
2020년 44 20.00

2021년 33 15.00

3.2 변수의 측정

3.2.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

였다. 객관적 지표로 펀딩 금액을 측정하였고, 주관적 지표로 

업무완성도, 팀혁신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업무완성도는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과정과 

결과의 외부 평가와 내부 평가에 관한 팀원의 인지라고 정하

고, Henderson & Lee(1992)의 연구를 기반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우리 팀의 과제수행 결과의 품질은 

우수하다.’, ‘우리 팀은 중간 평가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

았다.’ 등 5개 항목으로,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리커트 5점 척

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

렇다.). 
팀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혁신적인 행동 및 수행 역

량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Scott & Bruce(1994)의 연구 내

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 맞게 번안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우리 팀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탐색하

였다.’, ‘우리 팀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동을 한다.’ 등 6개 

항목으로,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2.2 독립변수

기능적 배경 다양성은 구성원들 간에 다른 업무 경험과 전

문적인 역량이 다양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Campion et al.(1993)의 척도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우리 팀 구성원들은 다양한 전문적

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팀 구성원은 서로 다른 배경

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등 3개 항목으로,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공유리더십은 공동으로 과업을 계획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이 과정에서 서로를 지원하고, 배려하

며, 구성원들이 가진 장점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Hiller et al.(2006)의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게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팀원들이 공동으

로, 팀의 전체적인 과제 계획에 대한 유용한 의견을 제시했

다.’, ‘팀원들이 공동으로, 팀의 목표를 수립했다.’ 등 24개 항

목으로 측정하였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3.2.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다양성 변수 중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

의 연구 결과가 있는 연령, 성별, 전공, 근속연수 다양성을 통

제하였다(Zimmerman, 2008). 근속연수 다양성은 표본의 특성

에 따라 학년 다양성으로 측정하였다. 
팀수준 통제변수로 대표적으로 팀규모가 사용되는데, 팀규

모가 커질수록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유광호 외,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팀

규모를 팀 구성원의 수로 측정하여 통제하였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 드러나 있는 게시글 정보로 

이미지 자료 수와 기부 기관 소개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시각화를 위한 콘텐츠 수가 크라우드펀딩 성과에 영향

을 준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따른 것이다(이정은·신형덕, 
2014). 연구 대상이 된 모든 팀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주목하

여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였고, 대부분 펀딩 금액을 기부하였

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친사회적 용어 사용이 크라우드펀딩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Allison et al.(2015)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부 기관에 대한 소개가 성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통제하였다. 게시글 정보는 이미

지 수로 측정하였고, 기부 기관 소개는 소개항목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시각화 변수 관련 자료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확인하였다. 측정변수 요약은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변수 요약

측정 변수 구성 개념 문항수 참고문헌

독립
변수

기능적 
배경 
다양성

기능적 다양성 D1-D3 (3)
Campion et

al.(1993)

공유
리더십

계획과 조직화,
문제해결

지원 및 배려 개발
SH1-SH24 Hiller et al.(2006)

통제
변수

팀규모 팀규모 구성원 수 유광호 외(2019)

다양성

연령 변동계수 Zimmerman(2008)

성별 엔트로피 이진규 외(2013)

전공 Blau 지수 Zimmerman(2008)

학년 변동계수 Zimmerman(2008)

게시글 
정보

이미지 이미지수 이정은·신형덕(2014)

기부기관
기부기관 
소개 

Allison et
al.(2015)

종속변수

업무완성도 EP1-EP5 (5)
Henderson &

Lee(1992)
신제구 외(1999)

펀딩금액 
Josefy et
al.(2017)

팀혁신 EI1-EI6 (6)
Scott &

Bruce(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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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4.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양성 3개 문항과 공유리더십 24개 문항, 업무

완성도 5개 문항, 팀혁신 6개 문항을 적용하였다. 요인 추출 

방식으로 주성분 분석하였고,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베리맥스

회전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적재량은 요인 간 상관관계의 정도

를 나타내며, 0.4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본다. 분석 결과 내

적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문항 3개(다양성 문항 3, 업무완성도 

문항 5, 팀혁신 문항 6)을 제거하였고, 최종적으로 다양성을 

측정하는 2개 문항이 1개 요인으로, 공유리더십을 측정하는 

24개 문항이 1개 요인으로, 팀혁신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이 1
개 요인으로 묶였다. 업무완성도는 측정한 항목 4개 모두 1개
의 요인으로 묶였다. 분석 결과 요인적재량이 0.591~0.905으로 

나타나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로 분석하였는데, 일반적으로 

Cronbach’s 가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Cronbach’s 는 다양성은 0.671, 공유리더십은 0.987, 팀혁신 

0.916로, 업무완성도는 0.893로 나타나 신뢰성에 문제가 없음

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구성 개

념들은 내적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

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2 다수준 분석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팀은 집단 수준의 변수이다. 그러나 

기능적 배경 다양성, 공유리더십, 업무완성도, 팀혁신은 개인 

수준에서 측정되었다. 따라서 개인 수준의 변수를 집단 수준

의 변수로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집단 내 일치도 지수(within group 
agreement, 이하 rwg) 적용하여 이를 검증해 보았다(강현주 외, 
2020). rwg는 한 변수에 대해 여러 평가자가 내린 판단의 일

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0.7보다 클 때, 자료 합산의 정당

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결과는 <표 4>와 같이 변수별로 

rwg값이 0.7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개인 수준의 응답

을 집단 수준의 평균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이 밝혀졌다.

<표4> 다수준 분석 결과

구분 변수 rwg

독립변수
기능적 배경 다양성 0.7630

공유리더십 0.72

종속변수
업무완성도 0.7

팀혁신 0.7

4.3 주요 변수의 기술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표 5>는 연구에서 조사되었던 모든 변수의 상관관계와 기

술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펀딩 금액은 업무완성도

와 이미지 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전공 다양성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업무완성도는 팀혁신, 이미지 수, 기능적 배

경 다양성, 공유리더십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팀혁신은 기

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

고,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

고 있다.

변수 측정문항

성분

Cronbach’s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공유
리더십

공유리더십 4 .876

.987

공유리더십 16 .859

공유리더십 18 .859

공유리더십 20 .848

공유리더십 14 .832

공유리더십 1 .832

공유리더십 17 .831

공유리더십 13 .829

공유리더십 5 .821

공유리더십 8 .818

공유리더십 23 .810

공유리더십 3 .805

공유리더십 2 .800

공유리더십 22 .797

공유리더십 21 .792

공유리더십 15 .783

공유리더십 6 .776

공유리더십 19 .775

공유리더십 24 .773

공유리더십 7 .764

공유리더십 12 .757

공유리더십 10 .745

공유리더십 9 .739

공유리더십 11 .591

팀혁신

팀혁신4 .747

.916

팀혁신1 .709

팀혁신5 .639

팀혁신3 .632

팀혁신2 .600

업무
완성도

업무완성도3 .905

.893
업무완성도4 .798

업무완성도1 .721

업무완성도2 .696

기능적 
다양성

기능적 다양성2 .811
.671

기능적 다양성1 .656

KMO측도 .925

Bartlett 구형성 검증
3924.674

7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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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분석결과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펀딩 금액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설 1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팀의 기능적 배경 다양성은 

펀딩 금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4 “크라

우드펀딩 상황에서 공유리더십은 펀딩 금액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 팀규모, 연령 다양성, 성별 다양성, 전공 

다양성, 학년 다양성, 이미지 수와 기부 기관 소개 글을 통제

하였고, 2단계로 팀다양성과 공유리더십을 추가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통제변수로 설정한 이미지 수가 펀딩 금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 다양성은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설  1과 4
에 해당하는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은 펀딩 금액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과 가

설 4는 기각되었다. 

두 번째 성과변수로 설정한 업무완성도와 설명변수와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업무완성도에는 업무완

성도에 영향을 줄 변수로 팀규모, 연령 다양성, 성별 다양성, 
전공 다양성, 학년 다양성을 통제하였다. 
가설 2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팀의 기능적 배경 다양성은 

업무완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4 ‘크라

우드펀딩 상황에서 공유리더십은 업무완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회귀선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은 

0.313값이 도출되었고, 회귀식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값은 

4.612(p<0.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보여주는 VIF도 10 미만의 수치로 보여줌으로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152~1.763). 
가설검증 결과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팀

의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은 업무완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p<0.05). 따라서 가설 2와 가

설 4는 채택되었다.

<표 6>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 크라우드펀딩 달성 금액)

세 번째 성과변수로 설정한 팀혁신과 설명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팀혁신에는 팀혁신에 영향을 

줄 변수로 팀규모, 연령 다양성, 성별 다양성, 전공 다양성, 
학년 다양성을 통제하였다. 가설 3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팀의 기능적 배경 다양성은 팀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6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공유리더십은 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

과  은 0.676, 값은 21.210(p<0.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보여주는 VIF도 10미만의 수치를 

보여줌으로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52~1.763). 가설검증 결과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은 팀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과 가설 6은 채택되었다. 

<표 7>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 업무완성도)

변수
Model1 Model2

SE β t SE β t VIF

상수 .617 6.170 .718 2.097

팀규모 .151 .004 .033 .133 -.044 -.417 1.152

연령 다양성 .423 .157 1.318 .376 .164 1.553 1.154

성별 다양성 .275 -.112 -.958 .247 -.034 -.352 1.134

전공 다양성 .282 -.144 -1.129 .250 -.107 -.947 1.306

학년 다양성 .347 .121 .975 .309 .037 .330 1.267

기능적 배경 
다양성

.159 .265 2.119* 1.612

공유리더십 .137 .291 2.225* 1.763

R2 .082 .313
AdJusted R2 .019 .245

F 1.303(.272) 4.612(.000)

* p<0.05, ** p<0.01, *** p<0.001

변수
Model1 Model2

SE β t SE β t VIF

상수 767927.018 .484 985886.046 .670

팀규모 183063.251 .016 .149 181925.933 .023 .211 1.16

연령 다양성 534068.044 .176 1.545 534316.527 .202 1.773 1.255

성별 다양성 345141.192 -.042 -.382 349853.245 -.010 -.088 1.222

전공 다양성 344063.562 -.361 3.069** 343448.841 -.341 -2.906 1.332

학년 다양성 422695.890 -.203 -1.765 425770.798 -.218 -1.882** 1.291

이미지수 17770. 732 .290 2.662** 17720. 490 .306 2.816 1.142

기부기관
소개글

225846.253 .062 .579 223715.899 .069 .652 1.088

기능적 배경 다양성 218272.313 -.231 -1.776 1.631

공유 리더십 186106.600 .197 1.454 1.764

R2 .250 .855
AdJusted R2 .176 .834

F 3.385(.004) 40.200(.00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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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 팀혁신) <표 9>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결과

가설 1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팀의 기능적 배경 다양성은 펀딩 금액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팀의 기능적 배경 다양성은 업무완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팀의 기능적 배경 다양성은 팀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채택

채택

가설 4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공유리더십은 펀딩 금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공유리더십은 업무완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공유리더십은 팀혁신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기각

채택

채택

<표 5> 상관관계 분석(N=79)

변수 Mean 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펀딩금액
78539
9.013

10231
06.933

1

2. 업무완성도 3.8036 .7765 2.44* 1

3. 팀혁신 3.8001 .7096 .194 .652** 1

4. 팀규모 4.051 .6181 -.067 -.084 .011 1

5. 연령다양성 .2156 .2183 .160 .152 .022 -.106 1

6. 성별다양성 .3457 .3290 -.146 -.084 -.263* .037 .197 1

7. 전공다양성 .3865 .3499 -.285* -.184 -.077 .324** .071 0133 1

8. 학년 다양성 .2124 .2778 -.047 .187 .109 -.170 .229* .129 -.318** 1

9. 이미지수 13.848 6.2779 .347** .252* .206 .055 .185 -.217 -.028 .005 1

10. 기부기관
소개글

.633 .4851 .058 .197 .142 .063 .197 -.035 .116 .118 .087 1

11. 기능적 배경 
다양성

3.8862 .6092 -.068 .450** .596** .070 .066 -.028 -.015 .099 .140 .078 1

12. 공유리더십 3.8954 .7430 .099 .465** .789** .004 -.096 -.210 -.188 .174 .092 .023 .590** 1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Ⅴ. 결론

5.1 연구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

유리더십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다. 펀딩 내

용을 기획하고, 홍보 전략을 세우고, 후원자들을 위한 리워드 

제작 또는 구매 등 다양한 활동을 함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크라우드펀딩이다.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을 반영

하여 본 연구에서는 팀 구성원의 기능적 배경 다양성을 첫 

번째 설명변수로 정하였다. 
크라우드펀딩은 단기적이고 단발적인 프로젝트의 특성을 가

지는데, 이럴 때 구성원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리더

십이 필요하다. 공유리더십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분위기를 형

성하고 스스로 임파워먼트를 높여 성과를 증진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데 공유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하

였다. 
크라우드펀딩에서 기능적 배경 다양성 및 공유리더십과 관

계있는 성과로 크라우드펀딩 펀딩 금액, 업무완성도, 팀혁신

을 측정하였다. 크라우드펀딩은 펀딩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크라우드펀딩 금액은 크라우드펀딩을 진

행하는 팀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

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성과변수

로 크라우드펀딩 금액을 측정하였다. 

변수
Model1 Model2

SE β t SE β t VIF

상수 .560 6.528 .450 1.076

팀규모 .137 .057 .475 .083 -.012 -.164 1.152

연령 다양성 .384 .055 .466 .236 .099 1.363 1.154

성별 다양성 .249 -.291 -2.521* .155 -.143 -.1990 1.134

전공 다양성 .256 -.016 -.126 .156 .064 .830 1.306

학년 다양성 .315 .139 1.129 .194 -.012 -.153 1.267

기능적 배경 
다양성

.100 .194 2.268* 1.612

공유리더십 .086 .668 7.453*** 1.763

R2 .095 .676
AdJusted R2 .033 .645

F 1.530(.191) 21.210(.00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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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은 다양한 과업이 단계별로 또는 중첩되어 진

행된다. 각각의 과업에 대한 완성도는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

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업무완성도 역시 팀특

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두 번째 성과변수로 업무완성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혁신적 특징을 

반영하여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구성원의 기능적 배경 다

양성과 공유리더십이 팀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였다. 이는 팀혁신성이 높을수록 혁신적인 특징을 가진 크라

우드펀딩에 적합한 아이디어 또는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막 성과변수로 팀혁신을 측정하였

다.
연구 결과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팀의 기능적 배경 다양성

과 공유리더십은 크라우드펀딩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예상했던 결과와 다른 결

과가 도출된 것으로 더 많은 펀딩 금액을 달성하는데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이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

여준다. 이는 기능적 배경 다양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

다는 Bell et al.(2011)의 연구와 공유리더십이 항상 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시간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Robert(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데 팀의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

유리더십은 업무완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팀이 긍정적인 성과를 낸다는 것과 이들 팀이 리더십을 공유

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팀 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크

라우드펀딩은 기획, 실행, 마무리까지 다양한 활동이 필요한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크라

우드펀딩을 제안하는 제안자들이 이러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

어야 하는데, 이는 구성원의 다양한 배경지식, 경험 등을 통

해 확보할 수 있다. 구성원의 다양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

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는 공유리더십

이 형성되어 있는 조직에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구성원의 

다양성이 높고 공유리더십이 구축된 팀은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데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이 크라우드펀딩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능적 배경 다양성이 팀혁신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

다(Bantel & Jackson, 1989). 공유리더십이 팀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역시 기존의 다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Hoch, 2013). 특히 Hoch(2013)는 팀혁신이 

공유리더십의 성과변수로 역할을 하며 공유리더십이 팀혁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혁신을 위해서는 

조직원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데, 이는 공유리더십 상황에서 잘 발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팀기반 구조를 가진 조직에서 주로 발

생하고 시장 변화와 경쟁적 환경에 조직이 민첩하게 적응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유리더십(Pearce & Manz, 2005)
이 팀혁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를 통해서도 도출되었다. 크라우드펀

딩은 트랜드에 영향을 받는데, 시대와 주 타겟에 따라 크라우

드펀딩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표현과 리워드를 발빠르게 변화

시켜야 한다. 또한, 최근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

제품 발매를 위한 첫 과정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와디즈, 2020), 다양한 조직의 참여 확대가 시장을 경

쟁적으로 이끌고 있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팀은 빠른 시장의 

변화와 경쟁적 환경에서 그들의 프로젝트가 타겟층에게 적정

하게 전달되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혁신에 공유리더십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 모두 팀혁

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팀 구성

원들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고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때, 이러한 요소가 팀의 경쟁우

위 역할을 하고, 이것이 팀혁신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구성원이 서로 지지하고 공동

의 목표를 설정할 때 활성화 되다(Morgeson et al., 2010). 따

라서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이 함께 있을 때 팀혁

신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속변수로 설정한 성과 중 주관적 성과 지표인 업

무완성도, 팀혁신과 달리 객관적 성과 지표로 설정한 펀딩 금

액은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객관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 간에 

단순히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음의 관계가 있을 

수도 서로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신창환, 2012). 

5.2 연구의 한계 및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생표

본으로 진행한 연구의 일반화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찬성과 

반대의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Druckman et al. 2011; Peterson, 
2001; Oakes, 1972; Schultz, 1969), 특정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

로 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결과를 일반 크라우

드펀딩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Peterson(2001)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것처럼, 
실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스타트업 임직원에 대한 연구 

및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연구와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팀특성을 측정하는 데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

더십을 선정하였다. 이는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에 따라 선정된 

변수이다. 이외에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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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탐색하여 적용한 연구가 후속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크라우드펀딩은 증권형, 대출형, 보상형 등 종류가 다

양하다. 증권형, 대출형, 보상형 모두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하

지만, 사업 전반에 필요한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형 

및 대출형과는 달리 보상형은 특정 상품 제작 등에 더 주목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자본조달의 

성격이 다소 상이하다 할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보상형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증권형 및 대출형을 대상으로 

제안자의 특성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팀의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 중 주관적 지표로 설정한 업무완성도 및 팀혁신과 

달리, 객관적 지표로 설정한 크라우드펀딩 성과에 모두 유의

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팀

특성과 재무성과 관계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는 

연구 결과(Carter er al. 2010)와 객관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와 맞닿아있다(Andrews et 
al., 2006). 더불어 객관적 성과 지표와 주관적 성과 지표를 구

성하는 항목 등의 상이함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Zulkiffli & Perera, 2011). 그럼에도 본 연구의 주제인 크라우

드펀딩의 특성을 반영한 크라우드펀딩 성과가 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지에 관한 탐색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

한 이와 관련한 실무적 한계점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이 참여

한 크라우드펀딩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연구 대상은 크라

우드펀딩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 활동에 관한 경험이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팀특성이 바로 펀딩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추후 연구로 크라

우드펀딩을 진행하는 일반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

구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크

라우드펀딩팀의 특성과 성과의 관계를 도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우선 학문적 의의로 선행연구들이 기능적 배경 다양성

과 공유리더십이 팀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다수 진행해 왔다(Amason, 1996: 박종혁·권석균, 2009). 본 연

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혁신적인 자본조달 역할

을 하는 크라우드펀딩을 대상으로 기능적 배경 다양성, 공유

리더십과 성과에 관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활용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혁신을 성과변

수로 사용한 연구가 많지 않은데, 혁신을 성과변수로 적용함

으로써 혁신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실무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크라우드펀

딩을 기획·실행함에 있어 팀원 구성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

공할 수 있다.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전략적 인

력구성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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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Student Crowdfunding Team and Team Performance:

Focus on Functional Diversity and Shared-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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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owdfunding is one of new financing alternatives and is innovative and creative. In order to proceed with crowdfunding, various 
functions are required, such as design for screen composition, marketing and promotion for the public, accounting to manage the collected 
funds, and product production and purchase for reward. In addition, since it is a project that must be comple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cooperation between team members is important. This paper studied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am conducting crowdfunding 
affect the team performance in crowdfunding. In this study, we set functional background diversity and shared leadership necessary for 
crowdfunding as team characteristic variables and crowdfunding amount, completion of work and team innovation as team performance 
variables. This study tests the hypotheses from 220 university students in 79 teams. The findings suggest that functional diversity and 
shared leadership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completion of work and team innovation but not related to crowdfunding amount. To date, 
few studies have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the crowdfunding team and performance. Therefore, the study on 
functional diversity and shared leadership in crowdfunding can expand existing crowdfunding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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