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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조직의 창업지향성이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식공유행동

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

다.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500부의 설문지를 작성지시문과 함께 배포 후 무기명으로 

297부를 수집하여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38부를 제외한 259부의 설문지를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창업지향성은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지향성은 지식공유행동에 유

의적인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식공유행동은 창의적 행동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

째, 지식공유행동은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는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정(+)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식공유행동의 

매개효과를 기업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리더-구성원 교환

관계가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정(+)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 한편으로, 본 연구결과

가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들은 조직의 창업지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

업들은 상사와 부하간의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핵심주제어: 창업지향성, 창의적 행동, 지식공유행동,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Ⅰ. 서론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Creative Behavior, CB)은 오늘날

의 역동적인 경영환경에서 조직이 핵심 경쟁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자산이다(Yuan & Woodman, 2010; 
Zhang & Yang, 2021). 인적 자본은 이제 중요한 경쟁 요소이

기 때문에 기업은 창의성이 높은 종업원들을 찾는다. 왜냐하

면, 오늘날 기업이 급변하는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지속적으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빠른 적응이 매우 중요하

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불확실하고, 불

안정하며, 요동칠 때, 기업이 경쟁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적 행동이 필수적이다.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요소이다(Fagerberg, 2005). 이에 기업들은 지속적인 업

무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

고자 하는 재직자를 찾고 있다.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은 

기회 발견, 문제 식별 및 실제 결과로의 아이디어 변환 등 조

직성과에 필요한 다양한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고성과 비

즈니스의 핵심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

미가 있다.
조직의 창업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 EO)은 진취적

이고, 혁신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도전적인 활동을 하

려는 기업의 성향을 말한다(Morris & Paul, 1987). 창업지향성

이 높은 기업은 불확실한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

업성과를 높일 수 있다(Shane & Venkataraman, 2000). 또한, 
창업지향성은 조직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키며, 조직이 혁신적으로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

고, 효과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부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감소시

키는 역할을 한다(Morta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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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소로 구성된다는 사실로부터(Covin & Slevin, 1989), 조

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그동안 학자들은 조직의 창업지향성이 조직구성

원의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해왔다(Kocak et al., 2017; Schindehutte et al., 2008; Shahid 
et al., 2022).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이 조직의 창업지향성과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를 밝혀왔지만, 이 변수 

간의 관계를 확장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창업지향성과 조직구성원의 창

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식공유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의 창업지향성이 조직구성

원의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지식공유행

동을 통한 간접효과를 밝힘으로써 구성원 간의 지식공유행동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지식공유행동(Knowledge Sharing Behavior, KSB)은 개인이 보

유한 지식을 조직 내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을 말한

다(Liebowitz, 2004). 지식공유행동은 지식과 노하우를 구성원

에게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다(Cummings, 2004). 지식공유행동은 조직 내 서로 다른 역량

을 가진 개인들이 필요에 따라 지식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

록 상호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창의적 행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식공유행동은 개

인과 주변 사람 간의 지식 이전을 의미하며, 공유하는 지식은 

기존 아이디어의 공유, 사용,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재생

성까지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창의적 행동의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하다(Hung et al., 2011).
조직의 창업지향성은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조직의 창업지향성은 불확실하

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구성원들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하기에 그들의 지식공유행동을 적

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Yumhi & Noor(2022)는 창업지향

성이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행동에 긍정적인 선행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의 지식공유행동이 조직의 창업지향성과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으로, 본 연구는 조직의 창업지향성과 조직구성원의 창

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의 창업지향성과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 간의 정(+)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
구성원 교환관계의 조절효과를 밝힘으로써 리더와 구성원 간

의 교환관계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연구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질은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집단 또는 조직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Anand et al., 2011; Yu et al., 2018).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이

론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한된 자원을 전략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구성원과 차별화된 교환관계를 개

발한다고 주장한다.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는 사회적 교환이론

(Dirican & Erdil, 2020)에서 비롯된 중요한 개념으로, 구성원

의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춘다는 여러 

연구를 통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Eisenberger et al., 
2014; Teo et al., 2020).
높은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질은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

동에 긍정적인 행동을 미친다(Zuberi & Khattak, 2021). 리더-
구성원 교환관계의 질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조직의 창업지

향성이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조직의 창업지

향성과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상호작용효과가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을 더 강하게 이끌어낼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조직의 창업지향성이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 변수 간의 관

계에 있어서 지식공유행동의 매개효과와 리더-구성원 교환관

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2.1.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창의적 행동은 새롭고 참신하면서도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Woodman, 1995). 창의성은 혁신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데 창의성과 혁신은 서로 다른 분석수준에서 연구됨으로써 

다른 방법론과 모델을 사용해 왔다(Sternberg & Lubart, 1999). 
창의성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것을 의미하

고(Amabile, 1998), 조직 내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성공적

으로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Van de Ven & Angle, 
1989). 창의성은 주로 개인 수준에서 다루어진 반면, 혁신은 

주로 조직 수준에서 다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차원에

서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조직의 창업지향성은 조직의 창업가적 행동에 대한 조직의 

성향을 말한다(Antoncic & Hisrich, 2001). 조직의 창업지향성

은 혁신과 변화를 활발히 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

는 특성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창업지향성은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매

우 중요한 수단으로 개발되었으며(Wang, 2008), 조직성과와 

성공률을 높인다(Martens et al., 2016). 창업지향성은 창업가적 

자세로서 창업가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구체적 프로세스, 관

행 및 행동을 반영하는 전략적 태도를 말한다(Covin & Slevin, 
1989; Lumpkin & Dess, 1996a). 조직의 창업지향성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의 결합을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이 창의적 행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성향이다(Zhou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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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향성이 높은 기업들은 시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

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시장의 경쟁자들에게 대처하고 

더 큰 혁신을 추구하며 다소 리스크가 높은 위험한 벤처를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Covin & Slevin, 2002; Pearce et al, 
2010; Yoon, 2015). Shahid et al.(2022)은 개인의 창업지향성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하였다. Khalili et al.(2013)은 창업지향성이 혁신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조직의 

창업지향성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의 창업지향성이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조직의 창업지향성은 창의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창업지향성과 지식공유행동

지식공유행동은 구성원 개인이 가진 정보, 지식 및 노하우 

등을 동료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행동을 말한다(Ruggles, 1998). 조직구성원들은 지식공유행동

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상호 공유하면서 서로를 이해

한다(Henderson & Clark, 1990). 지식공유를 촉진하는 것은 복

잡한 작업이며,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조직구성원이 다른 동

료와 지식을 공유하려는 의지이기 때문이다(Lam & 
Lambermont-Ford, 2010). 
창업지향성은 조직의 행동에 대한 진취성, 혁신성 및 위험

감수성 정도를 말한다(De Clercq et al., 2013). 창업지향성의 

진취성의 요소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경쟁에 앞서 새로

운 제품과 브랜드를 도입하고, 수명 주기의 성숙 또는 쇠퇴 

단계에 있는 운영을 전략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학습 모멘텀

을 생성한다(Venkatraman, 1989). 학습 모멘텀은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 참신함, 실험 및 창의적인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지

원하는 회사의 성향"을 암시하는 창업지향성의 혁신성 구성 

요소에서 나온다(조세근 외, 2015; Lumpkin & Dess, 1996b). 
지식을 포함하여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여 기회를 추구하는 

창업지향성의 위험감수성 요소는 지식 축적과 이전을 필요로 

하고 촉진한다(Morris et al., 2007). 더욱이 창업 과정의 초기 

중요 단계로 간주되는 기회 인식 및 정보 검색은 조직구성원 

간의 지식 수집 및 공유를 촉진한다(Shane & Venkataraman, 
2000). 
지식공유는 전략적 학습 능력에 대한 창업지향성의 직접적

인 영향으로 인해 창업지향성을 통해 높아질 수 있다

(Anderson et al., 2009). 창업지향성에 대한 헌신과 신뢰는 창

업지향성과 지식공유 사이의 관계를 뒷받침한다. 창업지향성

은 지식공유로 이어지는 조직적 헌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De Clercq & Rius, 2007). 창업지향성의 구성요소, 특
히 위험감수성은 강한 조직적 신뢰를 반영한다(Trong Tuan, 
2013). 그리고 네트워크 밀도에 의해 좌우되는 신뢰는 관계에

서 상호 작용의 본질과 깊이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식공유를 

촉진한다(Kühne et al., 2013). 조직구성원이 서로 긴밀한 관계

를 구축할 때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데 중요한 시간을 할애한

다(Huang, 2009). 조직구성원이 다른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Kapu, 2001; Serenko et al., 2007). 선행

연구에 의하면, 조직의 창업지향성은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Yumhi & 
Noor, 2022).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조직의 창업지향성이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조직의 창업지향성은 지식공유행동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3. 지식공유행동의 매개역할

지식공유행동은 집단 또는 조직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의 집합으로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이 보유한 지

식을 서로 주고받으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이다(Lee, 
2001). 본질적으로 지식공유행동을 통한 한 개인 또는 조직의 

한 단위에서 다른 조직으로의 지식 이전은 조직성과에 크게 

기여한다(Argote et al., 2000).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과 아

이디어의 교차 수정을 통해 잠재적 창의성이 증가할 수 있다

(김지웅·강민정, 2022; Perry-Smith & Shalley, 2003). 조직구성

원의 창의적 행동은 창의적인 분위기와 창의적 사고가 뒷받

침되어야 일어날 수 있다(Yulianti, 2014). 과거보다 경쟁이 치

열해지고 빨라진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이 생존하

기 위해서는 창의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조직구성원

의 창의적 행동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의 생성을 제

공한다는 측면에서 개인 및 기업성과 달성에 있어서 중요하

다.
지식의 공유는 창의적 행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원기반 이론에서는 조직이 복제하기 어려운 소중한 전략적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경쟁우위를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지식 

자원은 조직에서 종업원들의 혁신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구성 

요소이다. 조직구성원들의 교육과 경험은 혁신을 위한 조직 

자원이다(Van den Hooff & de Ridder, 2004). 하지만 조직구성

원들의 지식은 변화하기 어려워 조직에서 지식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지식공유는 조직구성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

출하고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는 과정

이다(Van Wijk et al., 2008; Wang & Noe, 2010).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행동은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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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Lin 2007; Van Knippenberg et al., 2004). 지식공유

행동은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 능력을 높여 

그들의 창의적 행동을 촉진하는 유리한 조건을 구축한다. 지

식공유행동을 통해 조직 내 다양한 지식이 서로 결합할 때 

창의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Hargadon & 
Bechky 2006). 말하자면,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는 창의적 행

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다(Lin 2007; Van 
Knippenberg et al., 2004). 지식공유를 통하여 조직구성원들에

게 창의적 행동이 발현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고, 지식 접

근성을 강화하여 공유된 지식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

출하도록 함으로써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지식공유에 능숙한 집단일수록 타 집단이 모방하

기 어려운 특성 및 높은 수준의 창의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

이 높다(Lin, 2007). Hu & Zhao(2016)는 지식공유가 종업원 혁

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

행동이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

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행동은 창의적 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의 창업지향성은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행동을 촉진하

고(Yumhi & Noor, 2022), 지식공유행동은 다시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u & Zhao, 2016; Lin 2007; Van 
Knippenberg et al., 2004)는 매커니즘을 통해 지식공유행동의 

매개역할을 예측할 수 있다. 말하자면, 조직의 창업지향성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식공유행동을 통해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조직의 창업지향성-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 관계

에 있어서 지식공유행동의 부분 또는 완전 매개역할을 도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직의 창업지향성-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 관

계에 있어서 지식공유행동의 매개역할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공유행동의 매개효과 분석

을 통해 조직의 창업지향성-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이르

는 매커니즘을 확장한다는 연구의의를 갖는다. 유사한 연구

로, Tian et al.(2021)은 지식공유가 친사회적 동기부여-종업원 

창의성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upriyanto & Ekowati(2020)는 지식공유가 영적 리더십과 혁

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

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

행동이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

로 예측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행동은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4.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조절역할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eader-Member Exchange, LMX) 이론

은 기존의 리더십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으로써 리더십이 

리더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고 가정한다(Dansereau et al., 1975). LMX 문헌은 긍정적 정서

의 존재가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라

고 제시한다(Graen & Uhl-Bien, 1995).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는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과 역할형성이론

(Role Making Theory)에 토대를 두고 있다(Ilies et al., 2007). 
사회적 교환이론은 호혜성(Reciprocity)에 근간을 이루며, 개인

은 합리적인 관심사에 의해 동기 부여되고, 개인 간 관계 형

성을 위해 호혜성의 감정을 갖기 위해 타인을 돕는 행동에 

열중하게 된다는 이론이다(Gouldner, 1960).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는 사회적 교환이 상사와 부하간의 관

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상사와 부하 간 교환이 일어

나는 업무관계를 말한다(Ilies et al., 2007). 역할형성이론은 리

더가 처음 조직구성원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개개인별로 역할

형성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구성원과는 공식적인 관계만을 

맺는데 반해서, 어떤 구성원과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

는데, 결국 리더와 구성원은 상호교류하면서 리더-구성원 교

환관계를 이루게 된다(Harris & Kacmar, 2005).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이론에 기초하여, 기존 연구는 조직구성원의 행동에

서 리더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고, 리더들

이 그들의 직속 부하직원들과 차별화된 관계를 일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Martín-Martín et al., 2018). 
문헌은 조직의 특성과 리더와의 관계로 인해 리더들이 직원

마다 창의적 행동에 대한 지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Bammens, 2016). 또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학자들은 리더

와 구성원의 관계는 역할-만들기와 사회적 교환에 기초하여 

발전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리더와 직원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업무지원을 협상할 것을 제안한다(Gu et al., 
2015).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는 구성원과 리더 간의 관계의 

질을 나타내며, 자원과 에너지에 의해 제한된 리더는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다른 교환 방식을 설정한다(나병문·이종건, 
2016).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는 리더들이 제공하는 감정적 지원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Martinaityte & 
Sacramento, 2013), 이는 조직의 창업지향성과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조직

의 창업지향성이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인 영향은 리더-구성원 교환관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 

커지게 된다. 반면에, 조직의 창업지향성이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질이 낮다면 조직구성원의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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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높은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는 리더와 상호작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할 수 있으며, 이는 구성원들이 

집단이나 조직의 관심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며,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을 촉

진한다.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은 필요한 

감정적 지원과 리더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Atwater & 
Carmeli, 2009; Gu et al., 2015). 자원뿐만 아니라 신뢰와 의존

성과 같은 감정적 지원은 조직의 창업지향성이 강할 때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결국 창의적 행

동에 더욱 몰입하게 할 것이다. 
반면에, 리더-구성원 교환관계가 낮고 조직의 창업지향성이 

강할 때, 조직구성원들은 그들의 리더를 통해 감정적인 지원

을 받고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

고, 이는 창의적 행동에 대한 그들의 동기와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요컨대, 창업지향성이 높은 조직의 구성원들은 리더-
구성원 교환관계의 질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의견 교환 및 

수용이 더 활발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창의적 행동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
학자들은 창의적 행동이 구성원들에게 비전형적인 일이며, 

리더들은 개별 구성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하다는 데 동

의한다(Qu et al., 2015). 그러므로 조직의 창업지향성을 통한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의 촉진은 구성원들의 인식된 리더-구성

원 교환관계의 질에 달려 있다. 조직의 창업지향성은 구성원

의 창의적 행동에의 참여를 촉진한다(Farmer et al., 2015). 리

더-구성원 교환관계가 높을 때, 창업지향성이 높은 조직의 구

성원들은 리더들로부터 신뢰와 의존과 같은 더 많은 감정적

인 지원을 받으며, 이는 구성원들의 창의적 행동을 촉진한다. 
리더-구성원 교환관계가 구성원들이 잠재적인 혁신 과제를 해

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리더의 정보, 보너스 및 승진 

전망과 같은 자원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Martinaityte 
& Sacramento, 2013). 하지만 리더-구성원 교환관계가 낮을 때

는 창업지향성이 높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창의적인 행동을 

잘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행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에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리더-구성원 교환관계가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측

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는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간의 관계를 토대로 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 방법

3.1. 자료 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자료는 국내 기업의 구성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

인으로 설문지를 배포 및 수집하였다. 이중 총 297부를 회수

하였으며, 응답 내용이 누락 되거나 불성실한 38부를 제외한 

259부를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

성이 70.3%(198명) 그리고 여성은 29.7%(77명)로 나타났다. 결

혼은 기혼이 72.2%(187명) 그리고 미혼이 27.8%(72명)로 나타

났다. 연령은 만 25세 미만 0.8%(2명), 만 25세 이상~30세 미

만 7.3%(19명), 만 31세 이상~35세 미만 8.5%(22명), 만 36세 

이상~40세 미만 9.3%(24명), 만 41세 이상~45세 미만 

14.7%(38명), 만 46세 이상~50세 미만 23.1%(60명), 만 51세 

이상~55세 미만 22%(57명), 만 55세 이상 14.3%(37명)로 분포

하였고, 40, 5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직장 근속연수는 1년 

이하 3.9%(10명), 1년 이상~5년 이하 28.2%(73명), 6년 이

상~10년 이하 15%(39명), 11년 이상~15년 이하 12.7%(33명), 
16년 이상~20년 이하 17%(44명), 그리고 20년 이상 23.2%(60
명)로 1년 이상~5년 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

급은 사원이 45.2%(1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과장 

22.4%(58명)이며, 차장/부장 20.1%(52명), 임원10.8%(28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의 매출 규모는 1억-5억 미만이 

65.3%(169명)이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5억-10억 미만 

25.1%(65명), 10억-50억 미만 9.6%(25명)의 순으로 응답하였으

며, 업종은 제조업이 45.2%(117명)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

으며, 서비스업 13.9%(36명), ICT업 13.1%(34명), 유통업 

10.8%(28명), 도소매업 8.1%(21명), 건설업 5.4(14명), 기타업 

3.5%(9명) 순으로 나타났다.

3.2. 변수의 측정

창업지향성은 Covin & Slevin(1989)의 연구에서 개발한 9개 

문항을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점=전적으로 그렇다)
로 측정하였다. 창업지향성의 측정문항의 예로는 “우리 회사

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의 마케팅 보다는) 일반적으

로 연구개발, 기술선도와 혁신에 역점을 두는 것을 선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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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 “우리 회사는 일반적으로 환경의 특성상 회사의 목적

(경영목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광범위한 행동(업
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를 들 수 있다. 
지식공유행동은 Bock et al.(2005)의 연구에서 개발한 10문항

을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점=전적으로 그렇다)로 측

정하였다. 지식공유행동의 측정문항의 예로는 “항상 다른 구성

원들의 요청이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장소나 아는 사람에 대

한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노하우나 경험을 더 자주 공유할 의도가 있다.”를 들 수 있다.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는 Scandura & Graen(1984)가 개발한 7

개 문항을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점=전적으로 그렇

다)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측정문항의 예로는 “나는 나의 

상사(또는 부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상사(부하)가 부재 

시에도 상사(부하)의 결정을 옹호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편

이다.”와 “나의 상사(또는 부하)는 나와의 업무상 관계에서 공

과 사를 확실히 구분한다.”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행동은 Neubert et al.(2008)가 사용한 6

개 문항을 7점 척도(1=젼혀 아니다, 7점 전적으로 그렇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창의적 행동의 측정문항의 예로는 “나
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사하고 

확보한다.”와 “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다.”를 들 

수 있다. 

3.3.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창업지향성, 지식공유행동, 리더-구성원 교환관

계 및 창의적 행동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

적 요인분석을 하였다(<표 1> 참조). 요인분석 결과, 창업지향

성, 지식공유행동, 창의적 행동 및 LMX의 네 가지 요인이 도

출되었다.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측정한 요인들의 

Cronbach`s α 값은 .922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변수들에 대한 요인 및 신뢰도 분석

Ⅳ. 분석결과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변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1. 성별b .297 .458 　 　 　 　 　 　 　

2. 결혼c .278 .449 .275*** 　 　 　 　 　 　

3. 연령 5.587 1.812 -.361*** -.592*** 　 　 　 　 　

4. 근속연수 11.985 8.941 -.164** -.416*** .586*** 　 　 　 　

5. EO 4.621 1.223 -.137* -.281*** .418*** .232*** 　 　 　

6. KSB 5.674 .807 -.069 -.019 .077 .070 .347*** 　 　

7. CB 4.914 1.250 -.174** -.190** .355*** .169** .673*** .400*** 　

8. LMX 5.072 1.023 -.085 -.088 .077 .047 .527*** .428*** .457***

a n=259, b 성별은 0=남성, 1=여성, c 결혼은 0=기혼, 1=미혼.
* p<.05, ** p<.01, *** p<.001
EO: 창업지향성, KSB: 지식공유행동, CB: 창의적 행동, LMX: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표 2>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a

본 연구는 연구자료가 갖는 동일방법편의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Harman의 단일요인 검사를 하였다(Podsakoff et al., 
2003).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네 가지 요인의 총 설명

력은 73.9%였지만, 회전하지 않은 단일요인으로 추출한 경우

의 설명력은 43.8%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단일요인으로 추출

한 경우의 설명력이 50%를 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 있어서 

동일방법편의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SPSS 26.0버전을 사용하여 가설검증을 위해 변수

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가설 1은 조직의 창업지향성이 

창의적 행동에 정(+)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예측한다. 분석결

과, <표 3>의 모형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직의 창업지향성

은 창의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β=.639, p<.001). 그리하여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변수 문항
성분

공통성
1 2 3 4

창업
지향성

EO-1 .798 .131 .226 .267 .777
EO-2 .767 .185 .251 .207 .728
EO-3 .764 .160 .227 .230 .713
EO-4 .763 .046 .176 .143 .636
EO-5 .762 .044 .285 .266 .734
EO-6 .680 .117 .339 .251 .653
EO-7 .629 .230 .187 -.011 .484
EO-8 .597 .024 .465 .278 .650

지식
공유
행동

KSB-1 .076 .845 .088 .195 .765
KSB-2 .101 .839 -.023 .084 .722
KSB-3 .082 .839 .116 .240 .781
KSB-4 .121 .837 .208 .107 .770
KSB-5 .117 .818 .163 .115 .723
KSB-6 .172 .815 .132 .213 .757
KSB-7 .098 .814 .169 .170 .731
KSB-8 .088 .798 .107 .206 .698
KSB-9 .114 .792 .172 .067 .675

창의적
행동

CB-1 .264 .159 .845 .198 .848
CB-2 .332 .198 .830 .174 .870
CB-3 .315 .111 .830 .153 .823
CB-4 .218 .231 .821 .163 .802
CB-5 .351 .148 .793 .186 .808
CB-6 .319 .232 .785 .173 .802

LMX

LMX-1 .188 .240 .149 .847 .833
LMX-2 .137 .189 .237 .835 .809
LMX-3 .205 .120 .123 .829 .760
LMX-4 .089 .196 .150 .812 .729
LMX-5 .237 .208 .045 .806 .752
LMX-6 .202 .205 .230 .784 .750
LMX-7 .276 .126 .143 .689 .587

크론바하α .922 .953 .957 .940 -
분산(%) 17.086 22.285 16.748 17.779 -

분산누적(%) 17.086 39.371 56.119 73.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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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지식공유행동 창의적 행동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통제변수

성별b -.062 -.066 -.032 -.054
결혼c .073 .067 .012 .053
연령 -.098 .125 .364*** .144

근속년수 .058 -.036 -.071 -.047
독립변수

창업지향성 .387*** .639*** .564***
매개변수

지식공유행동 .375*** .193***  .134 .467 .270 .499
Adj.   .117 .457 .256 .488

F 35.967*** 159.296*** 18.756*** 16.289***
a n = 259, b 성별은 0=남성, 1=여성, c 결혼은 0=기혼, 1=미혼.
* p<.05, ** p<.01, *** p<.001

<표 3> 지식공유행동과 창의적 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a

가설 2는 조직의 창업지향성이 지식공유행동에 정(+)의 영향

이 있다는 것을 예측한다. 분석결과, <표 3>의 모형 1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조직의 창업지향성은 지식공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387, p<.001). 그리

하여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3은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행동이 창의적 행동에 정(+)

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예측한다. 분석결과, <표 3>의 모형 3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행동은 창의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375, 
p<.001. 그리하여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가설 4는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행동이 창업지향성과 창의

적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다. 본 연

구에서는 Baron & Kenny(1986)의 검증방법을 통해 매개효과

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단계로 <표 3>의 모형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직의 창업지향성이 창의적 행동에 유의적인 정

(+)의 영향이 있으며(β=.639, p<.001), 2단계로 <표 3>의 모형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직의 창업지향성이 지식공유행동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387, 
p<.001). 3단계로 <표 3>의 모형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직

구성원의 지식공유행동이 창의적 행동에 유의적인 정(+)의 영

향이 있고(β=.193, p<.001), 이때 창업지향성이 창의적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β=.564, p<.001)가 모형 2에서 창업지

향성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β=.639, p<.001)보
다 작기에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행동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

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설 4는 지지되었다.
가설 5는 리더-구성원 교환관계가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

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다. 분석결과,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와 창업지향성의 상호작용은 창의적 행

동의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29, p<.01). 그리하여 가설 5는 지지되었다.

변수
창의적 행동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통제변수

성별b -.052 -.066 -.054 -.060
결혼c .031 .067 .071 .064
연령 .386*** .125 .162* .154*

근속년수 -.053 -.036 -.038 -.040
독립변수

창업지향성 .639*** .541*** .543***
조절변수

LMX .163** .171**
상호작용

창업지향성×LMX .129**  .132 .467 .486 .502
Adj.   .118 .457 .473 .488

F 9.618*** 159.296*** 9.049** 8.322**
a n = 259, b 성별은 0=남성, 1=여성, c 결혼은 0=기혼, 1=미혼.
* p<.05, ** p<.01, *** p<.001, LMX: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표 4>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조절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a

<그림 2>는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

준다. 조직의 창업지향성이 높고 리더-구성원 교환관계가 높

을 때, 창의적 행동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반면에, 조직의 창

업지향성이 낮고 리더-구성원 교환관계가 낮을 때, 창의적 행

동은 가장 적게 나타난다.

창의적
행동 

<그림 2>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조절효과

Ⅴ.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본 연구는 조직의 창업지향성이 조직구성원의 창

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식공유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리

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창업

지향성은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개인의 창업지향성

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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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Shahid et al., 2022)와 유사하다. 이 선행연구에서는 개인 

차원의 창업지향성을 연구변수로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조직 차원의 창업지향성을 연구변수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차

별성이 있다.
둘째, 조직의 창업지향성은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행동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

는 창업지향성은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행동에 정(+)의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Yumhi & Noor, 2022)와 일치한다. 
이는 조직의 창업지향성이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식을 서

로 공유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선행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식공유행동은 창의적 행동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지식공유가 종업원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Hu & Zhao, 
2016)와 유사하다. 이는 조직구성원 간의 지식공유가 창의적 

행동을 위한 중요한 근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지식공유행동은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

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지식공유가 친사회적 동기부여-종업원 창의성 관계를 부분 매

개한다는 선행 연구결과(Tian et al., 2021)와 유사하다. 이는 

창업지향성이 창의적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식공유행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창의적 행동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는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정(+)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

구결과는 리더-구성원 교환관계가 팀 동일시와 종업원의 혁신

적 행동 관계를 조절한다는 선행 연구결과(Song et al., 2017)
와 유사하다. 이는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와 창업지향성의 상

호작용이 창의적 행동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

저, 본 연구는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식공유행동의 매개효과를 기업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

증적 분석을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한다. 즉, 
본 연구는 기존의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추가하여 창업지향성이 지식공유행동을 매개로 창의

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

이 있다.
지금까지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

식공유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사한 연구로 지식공유가 영적 리더십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사실을 밝힌 선행연구(Supriyanto & 
Ekowati, 2020)가 있다. 본 연구가 창업지향성이 지식공유행동

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활성화된 지식공유행동이 다시 창의적 

행동을 높인다는 매커니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

성과 기여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리더-구성원 교환관계가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정(+)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 지금까지 창업지항성이 창

의적 행동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강화시키는 변수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는데, 본 연구는 리더-구성원 교환관계가 창

업지향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한다.
본 연구결과는 Song et al.(2017)이 팀 동일시와 종업원의 혁

신적 행동에 있어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조절효과를 검증

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Song et al.(2017)은 팀 

동일시가 높고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질이 낮을 때보다 높

을 때 종업원의 혁신적 행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조직의 창업지향성이 

높고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질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종업

원의 창의적 행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

졌다. 요컨대,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는 자원의 제공과 함께 신

뢰와 같은 감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조직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느끼게 하여 창의적 행동에 더욱 몰입하게 하는 긍정

적 효과가 있다.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

저, 기업들은 구성원들의 창업지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창업지향성이 창의적 행동

을 직접적으로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식공유행동을 통해 창

의적 행동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구성원들이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창업지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기회나 보상의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업들은 상사와 부하 간의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리더-
구성원 교환관계의 질은 창업지향성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CEO를 비롯한 임원진 

및 관리자들은 팔로워들의 노력 및 성과에 상응하는 적시적

인 보상을 통해 만족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직무수행에 

열정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관리자들과 팔

로워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며 상호 존중 및 신뢰의 

제고를 통해 창의적 행동과 같이 기업성과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5.2.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본 연

구자료는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의 설

문지법을 사용하여 수집되었다. 본 연구는 동일 원천, 즉 종

업원들로부터 수집한 설문지를 통해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했

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Harman의 단일요인 검사를 

통해 본 연구에 있어서 동일방법편의가 문제되지 않지만, 향

후에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측정대상을 

달리하거나 재무자료와 같은 연구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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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자료를 시차를 달리하여 수집하는 종단면적 연구방

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반영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에서 반영한 창업지향성에 교육 훈련, 기업의 조직적 지원, 
보상 등과 같은 여러 변수를 포함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통제변수가 종속변수를 통제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통제변수를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에 포함하였지만, 
연령만 통제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

구에서는 연구표본이 속한 기업의 규모 및 근무경험 등을 통

제변수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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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Organization’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Creative

Behavior: The Role of Knowledge Sharing Behavio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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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creative behavio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knowledge sharing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creative behavior.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leader-member exchange (LMX)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creative behavior. In this study, after 
distributing 500 questionnaires to executives and employees working a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Seoul and Gyeonggi-do, 
259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hypothesis verification, excluding 38 unfaithful or missing respons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entrepreneurial orient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reative behavior. Second, it was found that 
entrepreneurial orient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knowledge sharing behavior. Third, knowledge sharing behavior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reative behavior. Fourth, knowledge sharing behavior was found to play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creative behavior. Finally, it was found that LMX strengthened 
the positive (+)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creative behavior.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makes a theoretical contribution in that it revealed the 
mediating effect of knowledge-sharing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creative behavior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corporate members. Next, this study has theore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revealed that LMX strengthens the 
positive (+)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creative behavior. On the other hand,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mpanies need to find ways to strengthen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Next, companies ne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LMX between bosses and subordinates. Finally, this study discussed research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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