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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의 학습방식에 관하여 글로벌 지향 ICT 분야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에 제공하는 학습

방식을 분류 및 확인하였다.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액셀러레이터 실무자 8개 사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 결과

를 질적 분석하여 액셀러레이터가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에 제공하는 다양한 학습방식을 도출하여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학습방식

을 확인 및 분류하기 위해 연구자가 다양한 선행문헌을 검토하여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험축적, 관찰, 실험, 시행착오, 임기응변의 학

습방식을 질적 분석의 a priori code로 활용하였고, 인터뷰 결과는 주제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이 

스타트업에 제공하는 학습방식은 경험축적, 관찰, 시행착오, 실험, 임기응변 등 5개의 범주 별 각 2개, 총 10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여 확

인하였다.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기능인 보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습에 대한 관점에서 액셀러레이터의 보

육 프로그램이 보육 스타트업에 어떤 학습방식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학문적 및 실무적으로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이 스타트업에 제공하는 학습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학습에 대한 관점에서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이 보육 

스타트업에 어떤 학습방식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보육 스타트업에 충분한 학

습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보육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할 수 있으며, 보육 프로그램 참여를 고민하는 스타트업이라면 보육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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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창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

하고 있다(Huggins & Thompson, 2015, Kane 2010). 이에, 한국 

정부에서도 창업 정책을 확대하며 생태계 발전을 위해 정부, 
지자체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신승

용·권규현, 2020). 이러한 노력을 통해 최근 서울은 ‘창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10위에 오르며, 전 세계에서도 국내 창업생태

계를 주목하고 있다(Startup Genome, 2022).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한국 창업생태계에서 스타트업 

수는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역량 부족(de Jong & 
Freel, 2010), 활용 가능한 자원 또한 제한적(Grimaldi et al., 
2013; Dahlander & Gann, 2010)이라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 많

은 수의 스타트업은 창업 이후 경험 및 네트워크 부족, 자본

의 부족 등 문제에 직면하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스타트업은 대부분 폐업하게 된다(신승용·권규현, 2020).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기존 지원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생태계에서 새로운 촉진자로 액셀

러레이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계획(’14.3)을 발표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중

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

록 제도를 법제화하여 액셀러레이터 육성에 대한 법적인 근

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법

적 근거를 두고 있다. 
스타트업은 시장 가시성은 물론 자원에 대한 연결성이 부족

하므로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촉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Wong 
et al., 2005).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보육 및 밀착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실패율과 위험을 낮춤으로써 창업 대

중화에 크게 이바지한 주역이 바로 요즘 새롭게 떠오르며 화

두가 되는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이다(이정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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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육 스타트

업의 개발을 지원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

아지고 있다(Drori & Wright, 2018). 최근의 연구는 액셀러레

이터의 보육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를 구별되는 

비즈니스 모델(Cohen et al., 2019)을 가진 구체적인 조직 형태

(Drover et al., 2017; Roundy, 2017)로 조사하기 위한 추가 연

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가 제공하는 보육 프로그램과 스타트업의 관계

를 고려해 보면, 액셀러레이터는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코호

트로 선발된 스타트업에 정해진 기간 동안 멘토링, 교육 등을 

제공하여 스타트업에 충분한 학습 여건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의 학습을 가속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Cohen, 2013). 액셀

러레이터의 기능과 역할은 스타트업에게 네트워크 관점에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나기혁 외, 2019). 특

히, 기업의 학습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Oh, 2019; Real et al., 
2014; Bontis et al., 2002). 또한 

학습을 통해 조직의 성과 창출은 물론 경쟁우위 선점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기능인 보육 

프로그램의 학습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으로 액셀러레이

터가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학습방식이 어떠한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이 스타

트업에 제공하는 학습방식이 스타트업의 학습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결과가 스타트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가설의 해답을 찾는 첫 단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

하는 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 결과를 질적 분석하

여 액셀러레이터가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에 제공하

는 학습방식을 분류 및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액셀러레이터

가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에 제공하는 다양한 학습

방식을 도출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조직학습

조직학습은 많은 학자에 의해 지속해서 논의됐으며 그 정의

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개인의 경험을 해석하고 공

유하여 조직 차원으로 전이시키는 인지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Nonaka, 1994; Kim, 1998). 조직의 개선을 위한 전략

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조직학습의 주체로 개인, 그룹, 조

직으로 세분화하여 이것이 인지되고 행동적으로 변화하는 과

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Crossan et al., 1999). 
조직학습에 대한 효과를 높이는 것은 조직의 주요 생존전략

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학습을 통해 조직의 성과 창출은 물

론 경쟁우위 선점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직학습과 관련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많은 학자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ontis et al., 2002; Jones & Macpherson, 
2006; Real et al., 2014; Do & Mai, 2021). 조직학습에 대한 연

구는 조직 내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로, 조직 

간에 발생하는 학습과 같은 조직 외부에서 발생하는 학습은 

별도의 변수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Ingram, 2017; Jones & 
Macpherson, 2006; Bontis et al., 2002; Crossan et al., 1999; 
Nonaka & Takeuchi, 1995). 이로 인해 부족한 자원의 한계를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극복하는 중소기업의 조직학습은 통합

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김규리, 2022).
조직학습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

어 왔으며, 대기업의 경우 이미 학습을 통해 성공한 조직으

로, 중소기업과 처한 환경이 다르다(김규리, 2022). 스타트업

은 중소기업 규모에서도 자원과 역량이 가장 부족한 조직 중 

하나로, 기존의 대기업 위주의 연구결과를 통해 스타트업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액셀러

레이터가 제공하는 보육 프로그램과 스타트업의 관계를 고려

해 보면, 액셀러레이터는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코호트로 선

발된 스타트업에 정해진 기간 동안 멘토링, 교육 등을 제공하

여 스타트업에 충분한 조직학습 여건을 제공하고, 스타트업의 

조직학습을 가속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Cohen, 2013). 
Cohen(2013)은 미국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한 보육 프로

그램의 학습에 대한 연구에서 조직학습을 정보의 처리나 경

험으로 인한 조직의 잠재적인 행동 범위, 규칙적으로 하는 일

의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 인지, 성과의 변화라고 정의하였다.

2.2. 학습방식

조직학습에 관한 초기 연구는 기업들이 더 많은 단위를 생

산함으로써 경험을 축적함에 따라 실적이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Lieberman, 1984).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

적이 개선되는 속도는 감소하여 ‘학습곡선’을 생성한다

(Rapping, 1965). 또한 동일한 산업 내의 조직과 심지어 같은 

기업 내의 공장도 서로 다른 비율로 학습하기도 한다(Adler 
& Clark, 1991). 제조가 포함된 기업에서의 경험에 의한 학습

을 통한 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다(Lapré & Van 
Wassenhove, 2001; Terwiesch & Bohn, 2001). 비제조 환경에서

의 학습과 속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Edmondson, 2003, Pisano, 
1994)되고 있으나,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을 통한 보

육 스타트업의 조직학습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인 것이 현실

이다.
관찰에 의한 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을 관찰하거

나 모방한 결과로 토대로 학습하는 것으로 사회학습이론

(Bandura, 1977)과 조직 모방연구(DiMaggio & Powell, 1983)에 

바탕을 두고 있다. 관찰에 의한 학습은 몇 가지 이점이 있는

데, 누적된 경험 없이 배울 수 있다는 점(Ingram, 2017), 상대

적으로 비용이 적다는 점(Ingram, 2017; Miner & Hauns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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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학습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빠르고 다양하며 학습 확

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Bingham & Davis, 2012; Barkema & 
Schijven, 2008; Beckman & Haunschild, 2002; Huber, 1991). 선

행연구에서는 관찰에 의한 학습이 기업의 시장 진입에 앞서 

학습의 결과를 가속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Bingham & 
Davis, 2012; Haunschild & Miner, 1997; Darr et al., 1995; 
Haunschild, 1993; Huber, 1991). 또한 지리적인 접근성과 사회

적인 유대관계는 관찰에 의한 학습을 강화할 수 있다(Bell & 
Zaheer, 2007; Kim & Miner, 2007). 학습의도 및 계획이 있는 

조직에서 관찰에 의한 학습은 더 효과적이다(Zahra & George, 
2002; Khanna et al., 1998). 하지만, 관찰에 의한 학습은 학습

을 가속할 수 있지만,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학습이 신속하

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Cohen, 2013).
경험을 통한 학습 이전 실험을 통해 학습을 시작할 수 있다

(Miner et al., 2001). 체계적인 경험 이전에 여러 상황을 만들

어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정할 수 있는 것이다. 
Pisano(1994)는 학습속도가 고정되어 있고, 동일한 속도로 학

습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실험을 통한 학습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문제에 대한 이론적 

이해, 실험 환경과 실제 환경의 유사성, 환경조건이 비교적 

안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조건이 안정적이지 않고 변화

가 빠를 때는 실험에 의한 학습보다는 경험에 의한 학습이 

선호된다.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은 기업이 전략을 수행하고, 그 결과

를 평가한 후 발생한다. 기업은 반복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한다. 그 결과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또다

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한다(Greve, 2003; Van de 
Ven & Polley, 1992). 신제품개발팀은 시간이 없을 때 시행착

오에 의한 조직학습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Miner et 
al., 2001). 작은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반복적인 학습을 진행하

다 보면 작은 성과만을 달성하기 때문에 시행착오에 의한 학

습은 조직이 실패에 대한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학습의 

속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Hayward, 
2002; Sitkin, 1992).
조직학습은 항상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조직은 

임기응변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도 한다

(Miner et al., 2001). 임기응변에 의한 학습이 다른 학습과 주

요한 차이는 사전 계획 없이 전략을 실행한다는 점이며, 임기

응변에 의한 학습은 계획과 실행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고(Moorman & Miner, 1998), 계획 수립에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학습을 가속할 수 있다(Miner et al., 2001). 일부 기업

은 임기응변에 의한 학습을 장려하기도 하며, 효과적인 학습

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Edmondson, 
2003; Miner et al., 2001). 커뮤니케이션 향상은 조직 구성원 

간 새로운 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혼란을 줄일 수 있

기 때문이다(Eisenhardt & Martin, 2000). 또한, 임기응변에 의

한 학습에 익숙한 조직은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속도가 

줄어들 수 있으나, 학습에 의한 창의성은 높아진다는 특성도 

있다(Moorman & Miner, 1998).
경험학습은 업무로서 생산경험뿐만 아니라 조직 내 규칙과 

절차 등 조직의 일반화 지식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반

복적이고 일상적 행동을 통해 일반화 지식 자체가 조직 구성

원에게 체화되는 학습을 말한다(김활신·장승권, 2015). 실험학

습은 조직 내의 국지적 지식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탐

색하는 학습이며, 모방학습은 다른 조직의 행동유형이나 지식

체계를 모방하는 학습이다(김활신·장승권, 2015). 모방학습은 

조직이 외부의 지식을 흡수하는 역량과 관련되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ohen & Levinthal, 1990). 
혁신 관점에서 DUI(Doing, Using and Interacting) 모드를 기

반으로 3가지 학습을 통해 혁신성을 높일 수 있다. 3가지 학

습방식은 Learning by Doing, Learning by Using, Learning by 
Interact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Learning by Doing은 혁신 프

로세스에 대한 직원의 참여를 촉진하는 조직 구조뿐만 아니

라 경험 있는 직원으로부터 학습으로 정의할 수 있다(Arrow, 
1962; Thompson, 2010). Learning by Using은 제품이나 서비스

를 사용한 고객의 피드백(Rosenberg & Nathan, 1982)이나 새로

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에 특정 요구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고객의 피드백을 통한 학습이다(Alhusen et al., 
2021). Learning by Interacting은 공급업체, 경쟁업체, 컨설팅 

회사, 관련 협회 등 외부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의미한

다(Alhusen et al., 2021; Apanasovich, 2016).

구분 선행연구 검토

Argyris & Schön(1978)
단일고리(single-loop), 이중고리

(double-loop) 등으로 구분

Fiol & Lyles(1985) 저수준 학습과 고수준 학습으로 구분

Senge(1990)
적용학습(adaptive learning)과 

생성학습(generative learning)으로 구분

Cohen(2013)
경험에 의한 학습, 실험을 통한 학습, 관찰에 
의한 학습,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 임기응변에 

의한 학습으로 구분

Alhusen et al.(2021)

혁신 관점에서 DUI(Doing, Using and Interacting)
모드를 기반으로 3가지 학습(learning by doing,

learning by using, learning by interacting)을 통해 
혁신성을 높일 수 있음

이수도(2003)
학습의 주된 원천이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에 따라 외부학습과 내부학습으로 구분

<표 1> 학습방식 주요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학습방식에 관한 다양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Cohen(2013)의 연구에서 정리한 5가지 학

습방식(경험축적, 관찰, 실험, 시행착오, 임기응변)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양한 선행연구에 대한 정

리를 기반으로 귀납적으로 학습방식을 도출하였으며, 미국 액

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한 보육 프로그램의 어떤 요인이 스

타트업의 학습 촉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연구의 이론

적 배경에 활용된 점을 고려하였다. 2010년 프라이머, 2012년 

스파크랩이 국내에 가장 정통적인 미국의 액셀러레이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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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 요소인 정해진 기간, 기수제, 일률적 투자, 데모데이, 
멘토링 등을 도입하였고, 이를 이어 많은 민간 액셀러레이터

들이 설립되었다(김희천 외, 2022). 국내의 액셀러레이터 보육 

모델은 미국식 운영을 벤치마킹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Cohen(2013)의 연구는 실제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에

서 발생하는 학습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로 본 연구에서 활용

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개요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 결과에 대

해 분석하여 액셀러레이터가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에 제공하는 학습방식을 도출하였다. 
학습방식을 확인 및 분류하기 위해 연구자가 다양한 선행문

헌을 검토하여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험축적, 관찰, 실

험, 시행착오, 임기응변의 학습방식을 질적 분석의 a priori 
code로 활용하였다. 학습방식에 관한 조작적 정의는 <표 2>와 

같다.

구분 조작적 정의 출저

학습방식
액셀러레이터가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에 
충분한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유형으로 경험축적,

시행착오, 관찰, 실험, 임기응변으로 구분
Cohen(2013)

경험축적
학습자가 다양한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
Argote(2012),
Cohen(2013)

관찰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을 관찰하거나 모방한 

결과로 토대로 학습

Haunschild(1993),
Pisano(1994),
Cohen(2013)

시행착오
목표설정 후 실행한 결과에 대한 성과 미달성으로 

인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반복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

Van de Ven &
Polley(1992),
Cohen(2013)

실험
체계적인 경험 이전에 여러 상황을 만들어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는 과정을 통한 학습
Miner et al.(2001),

Cohen(2013)

임기응변
사전 계획 없이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과 실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학습

Miner et al.(2001),
Cohen(2013)

<표 2> 학습방식의 조작적 정의

3.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총 세 가지 과정(인터뷰 준비, 인터뷰 진행, 데이

터 분석)을 거쳤다. 본 연구의 인터뷰 질문은 액셀러레이터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정부 지원 사업 

담당자 3명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사전 조사를 거쳐 

인터뷰 질문지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보완하였다. 주요 인터뷰 

질문으로는 학습방식에 대한 기존 연구의 조작적 정의에 대

한 a priori code 기반으로 <표 3>과 같이 주요질의를 기본으

로 인터뷰는 진행되었고, 인터뷰 상황에 따라 주요질의에서 

추가질문이 추가되었다. 
연구 참여자 구성은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한 정부 지원 사업

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담당자 3명의 논의를 통해, 정부 지원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액셀러레이터로 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보육 스타트업 고용, 초기투자 및 후속투자 유치, 
매출)가 우수한 액셀러레이터 중 인터뷰에 동의한 8개 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분 주요질의

경험축적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의 어떤 측면이 액셀러레이터의 

경험축적에 의한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

관찰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의 어떤 측면이 액셀러레이터의 
관찰에 의한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

시행착오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의 어떤 측면이 액셀러레이터의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

실험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의 어떤 측면이 액셀러레이터의 
실험에 의한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

임기응변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의 어떤 측면이 액셀러레이터의 

임기응변에 의한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

<표 3> 주요 인터뷰지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액셀러레이터는 정부의 액셀러레이터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수행을 위한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 절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액셀러레이터 위주로 선정하였다. 우수한 액셀러레이터로 평

가받기 위해 보육 스타트업의 고용, 매출이 우수해야하며, 초

기투자 및 후속투자 유치 성과가 우수해야 한다.
연구에 참여한 액셀러레이터는 모두 ICT 관련 분야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보육 스타트업 또한 ICT 관련 분야 

스타트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정부 지원 사업

을 통해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억원 내외의 자금을 지

원받아 8개 사 규모의 보육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보육 스타

트업은 모두 액셀러레이터의 주요분야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업력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다.

P# 주요분야 설립
정부
지원금

보육 
스타트업

P1 AI, 클라우드 등 2014 3억 원 8개 내외

P2 AI, 테크핀 2008 3억 원 8개 내외

P3 AI, 디지털 헬스케어 2003 3억 원 8개 내외

P4 AI, IoT 2018 3억 원 8개 내외

P5 AI, 비대면 2016 3억 원 8개 내외

P6 디지털 헬스케어, 테크핀 2014 3억 원 8개 내외

P7 테크핀 2019 3억 원 8개 내외

P8 AI, IoT 2017 3억 원 8개 내외

<표 4> 연구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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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프로그램을 위해 충분한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 실무책임자가 

연구 참여자로 보육 프로그램 구성이나 학습방식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구성(Purposive sampling)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 

프로그램 구성은 액셀러레이터별로 달라지며, 보육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보육 스타트업에 어떤 학습방식을 제공하고자 

보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육 프로그램 

담당 실무책임자 인터뷰를 기반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수는 질적 연구자(Kuzel, 1992; 
Crabtree et al., 1993)가 권장하는 6~8명을 만족하는 크기이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상세현황은 <표 4>와 같다.
인터뷰는 비대면과 대면 형식을 병행하였다. 파일럿 인터뷰

는 액셀러레이터 1개 사를 대상으로 2021년 4월에 진행하였

으며, 심층 인터뷰는 2021년 9월~12월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

상자는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터뷰 시간은 액셀러레이터 당 

약 30분~1시간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전 연구의 목적에 관

해 설명하였으며, 인터뷰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였다. 연구 참

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하였다. 인터뷰 

진행 후 전사를 진행하였고, 전사한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검

토를 거쳐 수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총 8개 사에 대한 인

터뷰 전사 자료는 A4용지(11pt) 기준으로 18장 수집되었으며, 
액셀러레이터 당 평균 2.25장 분량이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액셀러레이터를 활용

한 정부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고, 창업기획

자 전문인력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전

문성을 가진 담당자 3명을 코더로 <표 5>와 같이 활용하였다. 
데이터 코딩을 위해 질적연구 프로그램인 ATLAS.ti 22를 분

석에 활용하였으며, 개별 코더가 코딩한 내용의 결과를 공유 

및 보완을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여, 합의된 코딩 결과를 기반

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R# 직급 전체 경력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한 

정부 지원 사업 담당 경력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자격

R1 책임연구원 15년 4년 보유

R2 책임연구원 11년 2년 보유

R3 수석연구원 30년 1년 보유

<표 5> 코더 정보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학습방식을 확인

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코드(a priori code)를 활용

하여 인터뷰 결과에 대해 분류 및 확인을 진행하였다. 조직학

습, 혁신과 관련하여 학습방식에 대한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

지만, 보육 프로그램이 스타트업에 제공하는 학습은 모집 및 

선발단계, 멘토링, 네트워킹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발생하여 모든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액셀

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의 학습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 보

육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학습이 촉진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Cohen(2013)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학습방식은 경험축적, 시행착오, 관찰, 실험, 임기응변 5가지

로 정리할 수 있으며, 미국 9개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멘토 요

인, 액셀러레이터 요인, 스타트업 요인, 코호트 요인 4가지를 

통해 스타트업의 학습이 촉진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학습방식 관련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Cohen(2013)

이 제시한 학습방식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결정하였다. 다

양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학습방식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는 

점과 미국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한 보육 프로그램의 어

떤 요인이 스타트업의 학습 촉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방식에 대한 a priori code로는 

경험축적, 시행착오, 관찰, 실험, 임기응변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국내의 액셀러레이터 보육 모델은 미국식 운영을 

벤치마킹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Cohen(2013)의 연구는 

실제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학습관점

에서 수행된 연구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

문이다. 인터뷰 자료 수집 및 자료의 분석과 같은 질적 연구 

수행은 Creswell & Poth(2016)가 제시한 내용 및 절차를 기준

으로 하였다. 

3.3. 주제분석과 코딩

주제분석은 정형화된 분석 방법은 아니지만, 질적연구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Bryman, 2008) 자료 안에 있

는 경향(pattern)을 확인, 분석, 보고하는 목적으로 수집된 자

료에 대한 완전하고, 자세하며, 면밀한(nuanced) 설명을 제공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Braun & Victoria, 2006). 일

반적으로 주제분석은 녹취된 텍스트나 현장 노트를 반복적으

로 읽으며 주제(themes)와 하위주제(sub-themes)를 산출하고 이

를 다시 텍스트에 적용하여 텍스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티브(motif)를 의미하는 주제와 하위주제를 도출한다. 수집

된 자료 내에 있는 주제와 하위주제를 발견하는 것은 연역적

인 방법(Boyatzis, 1998) 또는 귀납적인 방법(Frith & Gleeson, 
2004)를 통해 분석하는데 이는 수집된 자료를 연구자가 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결정된다(Taylor & Trujillo, 2001).

a priori code는 질적 연구에서 코딩은 이미 존재하는 코드의 

집합을 만들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하며, 반면 존재하지 

않는 코드를 데이터 코딩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데 이것을 

inductive code라고 한다(Johnson & Christensen, 2019). 학습방

식에 대한 연구는 선행문헌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있으며, 
코더 간 논의를 통해 inductive code로 도출하기 보다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a priori code를 기준으로 분류 및 확인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어 학습방식에 대한 코딩은 a priori 
code를 활용하였다. 코딩을 통해 분석된 내용은 주제분석을 

통하여 주제와 하위주제를 산출하였다.
인터뷰 결과에 대한 전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3명의 코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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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코딩을 진행하였다. 보육 프로그램이 스타트업에 제공하

는 학습방식에 대한 코딩은 a priori code(경험축적, 시행착오, 
관찰, 실험, 임기응변)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해당 과정은 줄 

단위 분석을 기반으로 학습방식과 관련된 인터뷰 전사 결과

에 대해 a priori code 중 적합한 코드를 기록하고 속성을 도

출하였다. 해당 과정은 코더 간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반복하

였으며, 5번의 반복 과정을 거친 후 의견이 일치하였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학

습방식이라는 주제에 관해 확인된 코드(a priori code)를 활용

한 보육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학습방식에 관한 확인이 진행

되었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전사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참

여자의 확인 및 수정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 액셀러레이터

의 보육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학습방식에 대한 코딩은 경험

축적, 관찰, 시행착오, 실험, 임기응변이라는 5개의 범주 별 

각 2개의 하위범주로 총 10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경험

축적의 범주에서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경험

과 선발 준비 등 간접적인 경험 축적이라는 하위범주가 도출

되었고, 관찰 범주에서는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 내에서

의 관찰과 부트캠프, 코워킹 스페이스 등 물리적 공간 내에서

의 관찰이 도출되었다. 또한, 시행착오 범주에서는 멘토링 등 

비즈니스 고도화에서의 시행착오와 투자 및 시업 연계의 과

정에서의 시행착오가 도출되었으며, 실험의 범주에서는 프로

그램의 피드백을 통한 실험과 시장에 대한 실험이 도출되었

다. 마지막으로 임기응변의 범주에서는 내부 프로그램에 의한 

임기응변과 외부 환경에서의 임기응변이 구분되었다. <표 6>
은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학습방식의 코딩 

결과이다.

 

4.1. 경험축적

경험축적에 의한 학습은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의 직

접적인 경험과 선발 준비 등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 액셀러레이터가 제공하는 멘토링, 네트워

킹, 해외 프로그램, 투자지원 등 모든 보육 프로그램 구성요

소에서 경험축적에 의한 학습은 일어날 수 있다. 보육 스타트

업은 모든 보육 프로그램 구성요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다

양한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며, 보육 프로그램이 정해진 기

간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Hallen et al.(2020)의 연구에서와 같이 스타트업이 경

험을 기반으로 한 집중적이고 간접적인 학습을 선호한다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4.1.1.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경험축적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링, 해외 프로그램, 컨설팅 등 다

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연구 참여자 1)

멘토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면서 창업 팀의 경험은 축적되

고 그 역량은 올라가게···주기적인 네트워킹 을 통해 현재 창

업 팀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

다. 네트워킹 과정은 경험축적을 통한 학습을 반드시 동반···
데모데이를 준비하고 데모데이에서 피칭을 하고 투자자와의 

만남을 가지는 과정은 경험축적을 동반···세미나의 경우 창업 

팀의 수요에 맞춰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는 경험축적에 의한 학습은 일어난다.···해외 프로

그램을 마친 창업 팀의 시야는 이전보다 많이 넓어집니다. 해
외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경험하기 때문에 경험축적은 같이 

따라 오는··· (연구 참여자 2)

멘토로부터 조언을 받고 실제 액션을 취하는 과정은 경험을 

축적하고···네트워킹을 준비하는 과정과 실제 네트워킹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상황 예를 들면 투자자의 질문, 다른 스타트업

과의 대화를 통해 얻는 정보 등등 이러한 과정은 경험축적 

과정이고···보육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이벤트라는 점에서 데

모데이는 준비과정과 실제 데모데이 진행과정으로 보면 모든 

학습이 일어난다고 생각···세미나는 보육 스타트업이 주제에 

구분
범주
(구성)

하위범주(특성)
확인된

액셀러레이터 수

보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방식

경험축적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경험축적

8
(P1, P2, P3, P4,
P5, P6, P7, P8)

선발 준비 등 간접적인 
경험축적

5
(P1, P2, P3, P4, P6)

관찰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 
내에서의 관찰

7
(P1, P3, P4,

P5, P6, P7, P8)

부트캠프, 코워킹 
스페이스 등 물리적 공간 

내에서의 관찰

3
(P2, P4, P6)

시행착오

멘토링 등 비즈니스 
고도화에서의 시행착오

8
(P1, P2, P3, P4,
P5, P6, P7, P8)

투자 및 사업 연계의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5
(P1, P2, P3, P4, P6)

<표 6> 보육 프로그램 학습방식의 코딩 결과

실험

프로그램의 피드백을 통한 
실험

4
(P1, P3, P4, P6)

시장에 대한 실험
4

(P2, P4, P5, P6)

임기응변

내부 프로그램에 의한 
임기응변

3
(P2, P3, P6)

외부 환경에서의 임기응변
6

(P2, P3, P4,
P5, P6,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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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기 때문에 경험이 축적되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연구 참여자 3)

멘토링은 스타트업이 진단과 면담을 통해 필요한 멘토링 분

야를 도출하고 멘토링을 하고 멘토링 이후 확인 절차를 거쳐 

멘토링 멘토를 계속 갈지 변경할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경험축적의 과정···대기업 등과의 오

픈이노베이션을 위한 네트워킹 과정에서 자신의 기술, 비즈니

스를 설명하고 대기업 담당자와 만나고 협의하는 과정은 모

두 경험이 축적···데모데이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간 중 

여러 번 2~4회 정도 진행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축적···해외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이 해외에서 액셀러레이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험의 축적입니다.··· (연구 참여

자 4)

스타트업은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5개월 동안 멘토링, 네트

워킹, 데모데이 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당연히 스타트

업에 영향을 미치고, 스타트업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경험축적은 보육 프로그램의 모든 면에서 진행되었

을 것이고,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 액셀러레이터 내부인력, 보

육 프로그램 동기기업, 졸업기업, 네트워크/투자유치를 위해서 

만난 수요처, VC등을 통해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알고 실천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 5)

네트워킹, 세미나를 통해 크든 작든 보육기업은 경험을 축

적···네트워킹을 통해 기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파악한다거

나, 이미 유사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선배 기업의 정

보를 얻는다거나 하는 것들···데모데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장점, 글로벌 진출 전략 등 피칭 덱을 

준비하고 모의 데모데이를 진행하면서 경험을 축적하게 되

고···해외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보육기업이 해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의 경험은 보육기업에 긍정

적입니다. 해외 투자자, 해외기업을 만나는 과정에서 보육기

업의 글로벌 역량은 당연히 확장··· (연구 참여자 6)

멘토링을 통해 기업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고···맞춤형 교육

을 통해서 성장에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이 과정에서 

기업은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흡수···데모데이에서는 

동료 기업의 피칭을 듣고, 투자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경

험이 쌓이고···스타트업이 다양한 멘토와 투자자를 만나면서 

사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조언을 듣게 되는데··· (연구 참여

자 7)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멘토링, 세미나, 해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많은 경험을 

축척··· (연구 참여자 8)

4.1.2. 선발 준비 등 간접적인 경험축적

알럼나이를 통해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쌓을 수 있을 것...
(연구 참여자 1)

선발 과정에서는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은 

단기간에 창업 팀이 팀 역량이나 기술성, 사업성 등을 정리해

야 하고, 평가를 통한 선정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경험축적

을 통한 학습···(연구 참여자 2)
선발과정에 지원서를 준비하고, 예상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

을 준비하면서 경험은 자연스럽게 축적이 된다.···사전진단 과

정을 통해 스타트업은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볼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앞으로

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수준

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자체가 경험이 

축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연구 참여자 3)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에 적

합한 기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못했던 항목인 선

정과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가지게 되겠죠.···
(연구 참여자 4)

진단과정과 진단보고서를 통해 기업은 경험을 축적···실제 멘

토의 경험이 스타트업에 이전되어 스타트업은 경험을 축척하

고···선발과정을 준비하는 통한 스타트업은 피칭역량이나 해외

진출 역량을 검토하게 되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전략

을 고민하는 등 경험을 하게 되고···(연구 참여자 6)

4.2. 관찰에 의한 학습

관찰에 의한 학습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내에서 뿐만 아

니라, 부트캠프나 코워킹 스페이스 등의 물리적 공간 내에서 

학습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육 프로그램을 함께 참

여하는 동일기수의 스타트업과 이미 해당 액셀러레이터의 보

육 프로그램을 졸업한 기업과의 네트워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보육 스타트업은 동일기수의 다른 스타트업이 보육 

프로그램 과정에서 네트워킹을 어떻게 진행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고, 관찰을 통해 발생

한 의문점에 대해 의견교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보육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입주 공간 같은 협업 작업 

공간은 보육 스타트업 간의 접촉을 장려하고, 동일기수에서 

지식 교환 및 정보 전송을 촉진한다(Del Sarto et al., 2021). 

4.2.1.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 내에서의 관찰

동일기수의 기업이라도 보육 프로그램 기간 중 성장의 속도

는 차이가 나며, 동일기수 기업은 상호 간 많은 것을 공유하

며 배우고···동일기수 기업이나 알럼나이를 관찰··· (연구 참여

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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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데이를 준비하고 데모데이에서 피칭을 하고 투자자와의 

만남을 가지는 과정은···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창업팀의 변

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데모데이에서 다른 창업팀이 어떻게 피칭하고 투자자의 질문

에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대한 관찰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2)

다른 스타트업이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고 이

러한 과정은 인지하지 않더라고 잘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벤치마킹하게 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회피···보
육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이벤트라는 점에서 데모데이는 준

비과정과 실제 데모데이 진행과정으로 보면 모든 학습이 일

어난다고 생각···같은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을 관

찰하게 되고··· (연구 참여자 3)

스타트업은 졸업기업 중 현재 비즈니스에 잘 안착하고 사업

을 진행 중은 곳을 많이 관찰하게···동기기업이 같은 보육 프

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관찰하고 자연스럽게 차

이를 발견하여 그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 (연구 참여자 

5)

네트워킹과 세미나는 보육기업 대부분이 참여하는 이벤트로 

과정을 함께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더라고 다른 보육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찰하게 됩니다. 다른 기업은 투자자와 

어떻게 관계를 가지는지,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 우수한지 판

단하게 되는데 관찰을 통한 학습은 활발히 일어난다고 생각···
데모데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동기기업이 준비하는 과정

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되는데 준비 과정에서 보육기업 역

량이 집중되고 동기기업을 관찰하면서 보완되는 과정이 순

환···시설을 같이 쓰는 보육기업 간의 정보교류는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연구 참여자 6)

데모데이에서는 동료 기업의 피칭을 듣고, 투자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경험이 쌓이고, 동료기업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수시로 발생··· (연구 참여자 7)

데모데이 등을 통해 같이 보육을 받는 스타트업을 관찰하고 

학습··· (연구 참여자 8)

4.2.2. 부트캠프, 코워킹 스페이스 등 물리적 공

간 내에서의 관찰

부트캠프에서는 합숙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창업팀 간 관

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네트워킹을 진행하면 

할수록 창업 팀은 다른 창업 팀이 네트워킹을 어떻게 활용하

는지 관찰도 가능한 면이···실제 상호 간의 fit이 맞는 창업기

업은 비즈니스 협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실제 서로 잘 몰랐

다가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보육 공간을 같이 

사용하면서 상호 간에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상

호 간 조언과 벤치마킹, 제품 공동 개발이 이뤄지기도 합니

다.···해외 프로그램 중 타 창업팀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지 관찰··· (연구 참여자 2)

코워킹 스페이스를 같이 사용하는 스타트업은 상호 간 관찰

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관찰을 통해 상호 간 관찰, 상호 간 

조언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학습 환경···해외 프로그램

은 보육 스타트업 전체가 같이 현지에서 함께 숙박하며 진행

되기 때문에 상호 간 관찰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형

성··· (연구 참여자 4)

상호 협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서로의 문제를 공유하여 

해결책에 대한 상호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상호 관찰할 수 있는 환경···시설지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

생···해외 프로그램 중 타 기업은 어떻게 해외 프로그램을 활

용하는지 관찰하게 됩니다.··· (연구 참여자 6)

4.3.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은 멘토링 등 비즈니스 고도화에서의 

시행착오와 투자 및 사업 연계의 과정에서의 시행착오가 일

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은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자 IR, 멘토링을 통한 멘토의 조언을 통한 

성장방법의 탐색, 대기업 등 잠재고객이나 협력 대상기업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구성요소에서 발생한다.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은 실패를 반복하고 수정하는 과정으로 

액셀러레이터는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

이 발생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많은 시행착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린 스타트업 방법론이다(Camuffo 
et al., 2020; Ries, 2011).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수정하는 과

정을 통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으며, 액셀러레이터가 제

공하는 보육 프로그램 또한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의 관점에

서 바라볼 수 있다.

4.3.1. 멘토링 등 비즈니스 고도화에서의 시행착오

스타트업은 다양한 멘토나 액셀러레이터 매니저의 의견을 

통해 자신이 아이템, 아이디어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고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볼 때 시행착오 기반의 학습도 진행··· 
(연구 참여자 1)

멘토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면서 여러 번의 수정하는 과정

이 진행되는데, 이때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은 일어난다고 생

각···네트워킹이 반복되면서 그 이전 네트워킹에서 미쳐 부족

한 부분을 발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네트워킹을 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2)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학습방식에 관한 연구: 글로벌 지향 ICT 분야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8권 제1호 (통권85호) 39

멘토의 조언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수행하는 과정

에서 일부 시행착오를 경험···(연구 참여자 3)

멘토를 통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조언을 하

고 여기에는 시제품 제작에 대한 사항도 포함···여러 대안의 

시제품을 검증하는 데서 각종 시행착오를 겪고, 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멘토의 추가 조언을 듣거나 팀원 간의 해결책을 

찾는 활발한 활동이 진행···(연구 참여자 4)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방향은 멘토, 액셀러레이터 담당자, 
VC 같은 투자자의 피드백, 스타트업의 자체 결정 등에 영향

을 받게 된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더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연구 참여자 5) 

진단과정과 진단보고서를 통해 기업은 경험을 축적하고 시

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기술적인 문제나 경영적인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멘토의 의견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솔

루션에 대한 여러 대안을 파악하고, 그중 적절한 솔루션을 선

택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6) 

스타트업이 다양한 멘토와 투자자를 만나면서 사업의 성장

을 위한 다양한 조언을 듣게 되는데 이중 일부는 충돌이 있

을 수···그러나 다양한 의견 중 스타트업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한 점과 잘못한 점 등 스

스로 학습하는 과정··· (연구 참여자 7) 

멘토링 결과, 액셀러레이팅 담당자의 도움을 통해 스타트업

은 사업화, IR 피칭 덱 등 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것은 시행착오를 촉진··· (연구 참여자 8) 

4.3.2. 투자 및 사업 연계의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후속투자 유치 관점에서 보면 피칭이 바로 투자로 진행되지 

않으며, 투자유치를 실패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무엇이 잘못되

었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연구 참여자 1)

피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버전의 피칭 덱을 연습하고 

수정하는 과정··· (연구 참여자 2)

네트워킹은 보육 프로그램 과정 중 여러 번 발생하는 이벤

트로 횟수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극복···처음

에는 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랐던 

스타트업도 네트워킹이 거듭될 수 도록 투자자를 만나고 투

자자로 부터 관심을 일으키는 스킬이 향상···다양한 대안을 검

토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발생하고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은 발생··· (연구 참

여자 3)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은 만남의 과정도 쉽지 않고 이

후 협력까지 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행착오에 대한 학습 환경이 만들어 진다고 볼 수 있을 것···
데모데이를 여러 번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학습이 충분히 발생···시제품 제작 인프라는 

스타트업이 실험과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빠르게 수정하여 확인할 수 있는 환경···해외 프로그램 중 시

행착오나 임기응변은 다양한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 멘토를 

만나면서 충분히 발생··· (연구 참여자 4)

네트워킹을 통해 다른기업, 투자자와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실패한 경험이 있는 보육 기업은 시행착오 통해 학습

이 일어날 수···데모데이 준비를 위해 모의 데모데이를 여러 

번 가지는데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먼저 경험할 수 있고···
보육기업은 해외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준비

와 실제 해외에서는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사항들에 대

해 사전에 여러가지로 고민하게 되고, 일부는 선택된 방향과 

전략으로 시행되는데 실험과 시행착오에 대한 학습이 발생한

다고 볼 수 있을 것··· (연구 참여자 6) 

4.4. 실험에 의한 학습

실험에 의한 학습은 프로그램의 피드백을 통한 실험과 시장

에 대한 실험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타트업이 실행 

이전에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는 과정과 고민한 대안을 수

행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으로 사전에 여러 대안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 대안의 실행을 통한 시행착오를 반복

하는 과정을 실험에 의한 학습으로 보는 것이다. 실험에 의한 

학습에서 언급된 보육 프로그램 구성요소는 해외 프로그램 

과정, 네트워킹 과정, 비즈니스 모델을 확정하는 과정 등으로 

나타났다.

4.4.1. 프로그램의 피드백을 통한 실험

스타트업은 다양한 멘토나 액셀러레이터 매니저의 의견을 통해 

자신이 아이템, 아이디어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연구 참여자 1) 

개선된 비즈니스 모델, 기술 구현 등의 과정은 보육 프로그

램 중 발생하며 기술 구현 과정에서 여러 방안이 고려되고 

최종적으로 선택되어 개발된다는 면에서는 실험에 의한 학습

이 일어나는 것··· (연구 참여자 3)

저희는 멘토를 통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조언

을 하고 여기에는 시제품 제작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

니다. 멘토는 시제품 제작의 방향에 대해 여러 대안을 이야기

할 수 있고, 스타트업은 여러 대안에 대한 시제품 제작을 통

해 어느 것이 더 좋은 대안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

정은 실험에 대한 학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연구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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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관한 학습의 경우 방향, 전략을 구성하는데 있어 어

떤 방향이 더 적합한지 고려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한 

대안을 선택하는데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을 정하는 과정

에서 투자금이나 매출 등을 통해 손익분기점 달성과 런웨이

를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고 있는 것 입니

다.··· (연구 참여자 6)

4.4.2. 시장에 대한 실험

해외진출 하기 위해 현지 소비자 등에 대한 반응을 얻어 제

품을 수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다양한 버전의 제품

을 현지 소비자를 통해 반응을 확인하는 것으로 실험에 의한 

학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연구 참여자 2) 

데모데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스타트업으로 보이기 

위해 피칭덱을 데모데이별 수정하는 과정은 크게보면 실험에 

의한 학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시제품 제작 인프라는 스

타트업이 실험과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빠

르게 수정하여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면에서 실험과 시

행착오 학습을 발생시키는 환경으로 시제품 제작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타트업은 해당 학습이 발생··· (연구 

참여자 4)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방향은 멘토, 액셀러레이터 담당자, 
VC 같은 투자자의 피드백, 스타트업의 자체 결정 등에 영향

을 받게 된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더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여러 번의 시행

착오를 합치면 결국에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 (연구 참여자 5) 

보육기업은 해외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준비

와 실제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사항들에 대해 

사전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되고, 일부는 선택된 방향과 전

략으로 시행되는데 실험과 시행착오에 대한 학습이 발생한다

고 볼 수 있을 것··· (연구 참여자 6) 

4.5. 임기응변에 의한 학습

임기응변에 의한 학습은 내부 프로그램에 의해서와 외부환

환경으로 분석되었다. 임기응변에 의한 학습은 모집 및 선발 

단계의 질의응답 과정, 해외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을 포함한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과정, 데모데이 등에서 투자자 미팅 과정에서 질의응답 과정

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액셀러레이터가 제공하는 보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경

험축적이 가능한 학습을 제공하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경험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임기응변

을 통한 상황을 대처하는 과정 또한 많아질 확률이 높기 때

문이다. 

4.5.1. 내부 프로그램에 의한 임기응변

평가과정에서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은 임기응변을 통한 학습이 일어나는 과

정이라고 생각합니다.···모의 데모데이나 투자자의 질문에 답

변하는 과정에서 임기응변에 의한 학습이 포함될 수 있을 

것···(연구 참여자 2) 

발표평가를 통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일부러 스타트업이 답

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통해 대표자의 역량과 유연성 등을 판

단하는데 이때 임기응변에 의한 학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연구 참여자 3)

선발과정을 통해 전문가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부족한 부분이나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생

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은 임기응변

에 의한 학습이 가능···데모데이 준비를 위해 모의 데모데이를 

여러 번 가지는데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먼저 경험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극복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임기응변에 

의한 학습이 발생한다고 생각··· (연구 참여자 6) 

4.5.2. 외부 환경에서의 임기응변

해외에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해

도 막상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보면 막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이나 노무, 현지 시장 상황 같은 것들인

데 현지에서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임기응변에 의한 학습

을 촉진한다고도 볼 수 있고··· (연구 참여자 2) 

네트워킹을 통해 투자자를 만나고, 잠재 고객, 비즈니스 파

트너를 만나는 과정은 스타트업이 자신의 기술, 비즈니스를 

관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네트위

킹은 다수의 사람과의 접촉을 의미하고 이러한 과정은 다양

한 상황에 스타트업을 노출시키므로 임기응변에 의한 학습기

회를 가지고 그 역량이 향상된다고 생각···보육 프로그램을 마

무리하는 이벤트라는 점에서 데모데이는 준비과정과 실제 데

모데이 진행과정···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노출되면서 임기응변

이 향상··· (연구 참여자 3) 

·해외 프로그램 중 실험에 대한 학습은 거의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 시행착오나 임기응변은 다양한 현지 비즈니스 파트

너, 멘토를 만나면서 충분히 발생··· (연구 참여자 4) 

투자자 미팅 등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예상하지 못

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 답변을 찾는 경우··· (연구 참여자 5) 

임기응변은 해외 프로그램 진행 시 투자자 미팅, 비즈니스 

미팅 시 발생하는 생각하지 못한 상황을 대처하면서 자연스

럽게 일어난다.··· (연구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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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데이에서 스타트업은 저지에게 다양한 질문을 받고 질

문에 답을 하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한 임기응변식 

답변이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키가 되는 경우가··· 
(연구 참여자 8) 

Ⅵ. 결론

Drori & Wright(2018)는 액셀러레이터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

동하는지, 보육 스타트업의 개발을 지원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실

무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 결과를 질적 분석하여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코드(a priori code)를 활용한 학습방식 분류 

및 확인을 통해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이 스타트업에 

어떤 학습방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분류 및 확인하였다. 액

셀러레이터의 주요 기능인 보육 프로그램의 학습에 관한 연

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액셀러레이터가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학습방식이 어떠한지에 관한 결과를 도출하여, 액셀

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이 스타트업에 제공하는 학습방식

이 스타트업의 학습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결과가 스타트

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의 해답을 찾는데 기

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이 보육 스타트업에 

제공하는 학습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이 보육 스타트업에 어떤 학습

방식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경험축

적, 관찰, 시행착오, 실험, 임기응변에 대한 모든 학습방식이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에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험축적에 의한 학습은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 모

든 구성요소에서 발생한다.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링, 해

외 프로그램, 컨설팅, 투자유치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다. 
관찰에 의한 학습은 대부분 보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동기 기업과 졸업 기업을 통해 발생하는데, 비슷한 성장단계

에 있는 다른 스타트업이나 그 이상의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

을 관찰할 많은 기회가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다고 할 

수 있다.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은 멘토링에 의해 촉진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은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실행하고, 수정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진

행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을 보육 프로

그램 중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이러` 반복적인 과정은 스타트

업에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을 제공하며, 시행착오를 촉진하여 

더 적합한 방법이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무자는 보육 프

로그램을 통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상황을 실험에 의

한 학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과 연관

하여 바라보고 있다. 즉, 사전에 여러 대안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 대안의 실행을 통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과정을 실

험에 의한 학습으로 보는 것이다. 시제품 제작 인프라를 활용

한 시제품 준비과정과 투자유치를 위해 피칭 덱을 준비하는 

과정은 사전에 여러 대안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

행된다는 점에서 실험에 의한 학습으로 볼 수 있는 요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임기응변에 의한 학습은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진행된다. 선발단계, 투

자유치를 위한 피칭 등에서 스타트업은 생각하지 못한 다양

한 질문에 노출되며, 이러한 환경은 임기응변에 의한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프로그램도 국내에 다른 환경에 

노출되는 것으로 임기응변에 의한 학습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액셀러레이터가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학습방식은 다른 일반적인 학습방식보다 더 

많은 내재한 원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학습방식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였다. 학습에 대한 관점에서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이 보육 스타트업에 어떤 학습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은 멘토링, 네트워킹 등 보육 

프로그램 과정뿐 아니라,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 선발하는 과정과 보육 프로그램 이후 후속지원까지 확

장하여 해석이 필요하며(신승용·이종현, 2022), 이 모든 과정

에서 경험축적에 의한 학습, 관찰에 의한 학습,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 실험에 의한 학습, 임기응변에 의한 학습방식이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에 제공된다. 액

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은 경험축적에 

의한 학습, 관찰에 의한 학습,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 실험에 

의한 학습, 임기응변에 의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

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

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학습방식에 대해 액셀러레이터의 관점(보육 프로그램 공급자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학술적 의의가 있다. 액셀러레이터를 

학습관점에서 해석한 일부 연구(Bliemel et al., 2019; 
Gonzalez-Uribe & Leatherbee, 2018; Cohen, 2013)가 있으나, 학

습방식에 관해 파악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의미 있는 연

구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의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과 중소

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스타트업은 역량이 부족(de Jong & Freel, 2010)하고,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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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자원 또한 제한적(Grimaldi et al., 2013; Dahlander & 
Gann, 2010)이라 성장에 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액셀러레이터가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학습방식을 제

공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

을 통해 스타트업에 제공하는 학습방식이 실제 스타트업의 

학습결과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된

다면 정부에서도 기존 액셀러레이터 관련 사업 확대 및 액셀

러레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

그램을 신규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를 참고하여 액셀러레이터는 보육 스타트업에 충분

한 학습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보육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 참여를 고민하

는 스타트업이라면 보육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하는 데도 도

움이 될 수 있다. 스타트업은 액셀러레이터가 제공하는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한 학습방식을 제공받아 성장할 수 있

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실제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

에서 각 학습방식이 발생하도록 보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더

라도, 실제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에 의미 있는 학

습방식을 제공했는지, 그 학습방식이 학습결과로 연결이 되는

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학습방식을 액셀러레이터 관점에서만 확인하여 스

타트업 관점에서의 확인이 부족하다.
또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 귀납적인 방법으로 결론에 도

달하며 일정 지식수준 이상의 코더가 코딩을 진행하였으나, 
코더가 변경되면 결론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학습방식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

토하여 a priori code를 활용하였으나, 연구자에 따라 a priori 
code 사용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학습방식이 의미가 있었는지, 어떤 보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에서 어떤 학습방식이 발생했는지, 학습방식이 학습결과로 연

결되고 최종적으로 기업 혁신성 및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학습방식에 대해 스타트업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도록 보

완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자 경험 특성, 리더십 성향 등 세분화하여 성과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검증하는 연구와 학습방식과 학습결과, 
그리고 성과로 연결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 등이 진행된다면 창업생태계 고

도화를 위한 액셀러레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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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lassified and confirmed the learning modes about start-ups that are based on the accelerator's program which was focusing 
on the Korean accelerators in the ICT field targeting global market. Eight accelerator practitioners were interviewed who were in charge 
of operating programs for accelerators, qualitatively analyzing method of the interview was conducted. The interview results to identify 
various learning modes that accelerators provide to startups through programs. In order to identify and classify learning modes, the 
researcher reviewed various prior documents and using categories of experience accumulation, observation, experimentation, trial and error, 
and improvisation as a priori code for the qualitative analysis. The interview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a subject analysis. A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learning modes offered by the accelerator's programs to startups were confirmed, with two subcategories identified 
for each of the five categories: experiential, learning from others, experimental, trial and error, and improvisation. Given the limited 
research on accelerator programs and their main function, the main function of accelerators, this study identified the types of learning 
modes that offered by the accelerator's programs to startups from the perspective of learning.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insights into 
the types of learning modes that offered by the accelerator programs, which can help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how accelerators 
support organizational learning for startups. Additionally, this information can be useful for startups considering in participating in the 
accelerator programs, as it can help them making  informed decisions about their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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