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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디지털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기술흡수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 특성(디지털 기술역량), 조직 특성(디지털 학습역량, 재무 준비성), 제도적 

압력(강제적 압력, 모방적 압력, 규범적 압력)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디지털 혁신에 영향 관계에서 기술흡수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업가정신, 디지털 혁신, 제도적 압력, 기술흡수역량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국내 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Smart PLS 4.0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기술역량, 디지털 학습역량, 재무 준비성, 제도적 압력은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디지털 기업가정신은 디지털 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업가정신이 디지털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기술흡수역량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디지털 기업가

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디지털 기업가정신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디지털 기업가정신, 디지털 혁신, 제도적 압력, 디지털 기술역량, 기술흡수역량

Ⅰ. 서론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IoT)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전통

적인 산업군의 디지털화를 촉진 시키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업들

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전략을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새로운 기

업가정신인 디지털 기업가정신(digital entrepreneurship)이 요구

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경쟁우위를 포착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으

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고용창출, 경제적 성장과 혁신 등

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과 디지털 마케팅 전략 수

립 능력 및 새로운 기술과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등이 중요

하게 되었다. 디지털 기업가정신은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활

용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발굴하고 혁신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것이다(김아현·김용진, 2021). 디지털 기

업가정신은 혁신과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으며(Hull et al., 2007),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이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이러한 기회를 포착

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말한다.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는 초기 단계로 학문적인 연구가 매

우 부족한 실정이다(Kraus et al., 2019). 대부분 문헌 연구나 

사례연구, 자료 분석 연구가 많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성공을 위한 프레임워크(Hull et al., 
2007),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Kraus et al., 
2019; Paul et al., 2023),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생태계에 대한 

사례분석(Elia et al., 2020), 디지털 전환과 기술 기업가정신의 

영향 연구(Jafari-Sadeghi et al., 2021),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구

성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변충규·박종복, 2022) 등이다. 실

증연구로는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동적역량이 온디맨드 서비

스 혁신에 대한 연구(윤보성, 2020), 디지털 기업가정신이 기

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김아현·김용진, 2021) 등의 연구가 발표

되었다.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며, 
기술흡수역량을 고려한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대한 영향요인

이나 디지털 혁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디지털 혁신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과 기술흡수역량의 조절효과에 대해 검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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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

업과 IT기업 104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기

업가정신과 기업의 디지털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

증분석하여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디지털 기업가정신, 디지털 혁신, 제도

적 압력, 기술흡수역량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둘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변

수의 조작적 정의를 제시한다. 셋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

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Ⅱ. 연구 배경

2.1. 디지털 기업가정신

기업은 지속적인 성과 향상과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

운 사업 기회를 찾아야 한다. 기업가정신은 기업이 새로운 사

업 기회를 찾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경영자가 진취적이고 혁신적이며 어떠

한 위험도 감수하고자 하는 기업가의 성향이다(Morris & Paul, 
1987). 
기업가정신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혁신성(innovativeness), 

진취성(proactiveness), 위험감수성(risk-taking)으로 분류하여 연

구하였다(Al Omoush et al., 2018; Lumpkin & Dess, 1996; 
Morris & Paul, 1987). 첫째, 혁신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참신

성, 창조적인 프로세스 등을 지원해주는 성향이며, 둘째, 진취

성은 경쟁사와 적극적으로 경쟁하여 더 나은 성과를 산출하

려는 의지 및 경쟁사에 도전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셋째, 위

험감수성은 위험이 있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가의 의지이다(Lumpkin & Dess, 1996).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터넷과 정

보기술이 빠르게 변화되고, 모든 제품 및 서비스가 디지털화 

되고 있으며, 기존의 기업가정신으로는 기업의 혁신과 경쟁우

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도 인적 측면을 강조한 인간적 기업가정신과 디지털 기

술 관점의 디지털 기업가정신으로 개념이 확대되어 가고 있

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이 혁신과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업가정신은 초기에는 기업가정신의 하위 개념으로, 

전통적인 조직에서 물리적인 것이 디지털화된 것으로(Hull et 
al., 2007), 디지털 기업가정신을 기업가정신의 하위 범주로 축

소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디지털 시대에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수행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과 전통적인 기업가정신을 조

화시키는 것이 디지털 기업가정신(Le Dinh et al., 2018)으로 

정의되고 있다. Sahut et al.(2021)은 디지털 가치의 기업가적 

창출 프로세스에, von Briel et al.(2021)은 새로운 경제활동 창

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디지털 기업가정신이라고 했다.
디지털 기업가정신은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

으로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를 상업화함

으로써 기업가적 기회를 추구하며(Davidson & Vaast, 2010), 
기업가적 추구와 기회를 탐색하고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기

술, 도구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는 것(Upadhyay et al., 
2023)이다. 디지털적 변화와 기술로부터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협력을 통해 기회를 실현하고자 하

는 조직의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윤보성, 2020). 
<표 1>은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자들이 정의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연구자 정의

Hull et al.
(2007)

기업가정신의 하위 개념으로, 전통적인 조직에서
물리적인 것이 디지털화된 것

Davidson &
Vaast
(2010)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를 상업화함으로써 기업가적 

기회를 추구하는 것

Le Dinh et al.
(2018)

디지털 시대에 사업창출 및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과 
전통적인 기업가정신을 조화시키는 것

Sahut et al.
(2021)

디지털 정보의 효과적인 획득, 처리, 배포 및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디지털 
사용자들의 디지털 가치의 기업가적 창출 과정

von Briel et al.
(2021)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거나 가능해진
새로운 경제활동의 창출에 중점을 둠

Upadhyay et al.
(2023)

기업가적 추구와 기회를 탐색하고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도구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는 것 

윤보성
(2020)

디지털적 변화와 기술로부터 사업 기회 발견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협력을 통해

기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의 전략적 움직임

김아현·김용진
(2021)

디지털 기술에 대해 이해와 활용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혁신을 통해 실현하는 것

<표 1>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정의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Hull et 
al.(2007)은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성공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으며, Kraus et al.(2019)은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가 초기 단계라 연구가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였고, 디지

털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유사하게, 
Paul et al.(2023)은 전자 데이터베이스(Web of Science, SAGE 
Journals, ScienceDirect, EBSCOhost, Scopus)에서 디지털 기업가

정신에 관한 논문 데이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기업가정신 연

구 동향을 분석했다. Jafari-Sadeghi et al.(2021)은 세계개발지표

(WDI),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 세계은행 및 OECD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술 기업가정신과 기술시장 확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술 기업가정신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디지털 기업준비성, 디지털 탐색, 디지털 

활용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Elia et al.(2020)은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생태계에 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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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하였고, von Briel et al.(2021)은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현재 이슈와 미래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변충규‧박종

복(2022)은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분석을 하였다. 혁신성과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 11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김아현‧김용진(2021)
은 디지털 기업가정신을 혁신성과 진취성, 위험감수성, 수용

성, 디지털 사고, 협력성 등으로 분류하고, 디지털 기업가정신

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다. 윤보

성(2020)은 기업가 지향성, 디지털 지향성이 서비스 지향성과 

디지털 변혁 그리고 온디맨드 서비스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였다. 디지털 기업가정신으로부터 동적역량이 결정

되고 이를 통해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표 2>는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요약한 것이다.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방법

Hull et al.
(2007)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성공을 위한 
프레임워크

문헌연구

Kraus et al.
(2019)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Elia et al.
(2020)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생태계에 대한 사례분석

사례연구

Jafari-Sadeghi
et al.
(2021)

디지털 전환과 기술 기업가정신 
영향 연구

자료분석
(WDI, GEM 등)

von Briel et al.
(2021)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현재 이슈와 미래 방향

문헌연구

Paul et al.
(2023)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연구 동향 분석
자료분석

(논문 data)

윤보성
(2020)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동적역량이 
온디맨드 서비스 혁신 연구

설문조사

김아현·김용진
(2021)

디지털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변충규·박종복
(2022)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 연구 델파이조사

<표 2>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연구

따라서 본 연구에서 디지털 기업가정신은 디지털 기술을 사

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기회를 추구하는 정신을 말한다. 윤보성(2020), 김아현‧김용진

(2021), 변충규‧박종복(2022) 등의 연구에서 디지털 기업가정신

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디지털 

지향성을 포함한 개념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영향 요인을 Tornatzky & Fleisher(1990)
의 기술-조직-환경(TOE)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며, 환경 특성 

대신 제도적 압력을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제도적 환경

은 조직의 구조와 활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며, 기업

가정신은 이러한 환경 내에서 올바른 균형을 결정하기 때문

에(Crals & Vereek, 2005), 기술, 조직, 제도적 압력으로 설정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2. 디지털 혁신

혁신(innovation)은 새로운 프로세스,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

직에서 최초로 생성, 수용, 수행하는 과정(Thompson, 1965)이
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혁신은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추구하는 기업의 핵심 원동력

이 되었다(Wang & Wang, 2012). 혁신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경영 프로세스와 조직구성원뿐만 아니라 조직 전 

분야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디지털 혁신(digital innovation)은 새로운 기술로 기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의 창의적 행

동을 포함하는 메커니즘이다(Chege et al., 2020). 비즈니스 문

제 해결을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

니스 프로세스 생성을 위해 기존 자원을 통합하고 동원할 수 

있는 더 나은 능력과 기술을 제공한다. 기존 인적·기술 자원

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조직의 자신감과 신

뢰성은 디지털 혁신의 수준을 증가시킬 것이다.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화

된 방식으로 시장의 요구를 예측하여 행동할 수 있으며, 새로

운 사업 기회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은 급변

하는 경쟁 환경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신시장에 성공적으

로 진입하기 위해서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기업은 혁신을 통해 조직성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제도적 압력

제도화 이론(institutionalization theory)에 의하면, 제도적 환경

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효율성, 효과성 같은 조직의 

성과가 기업의 생존에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요

구하는 조건과 규칙에 적합한 조직구조와 프로세스를 유지 

및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지속

가능한 생존에 필수적이며, 기업가정신은 이러한 환경 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Crals & Vereek, 2005). 조직의 지속적인 

전환은 조직 활동을 재구성하는 기술 변화와 제도적 환경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Holmes et al., 2016), 조직변화가 확산되

면서 일반화되는 원인이 제도적 압력이다.
Dimaggio & Powell(1983)은 제도적 압력을 강제적(coercive) 

압력, 모방적(mimetic) 압력, 규범적(normative) 압력으로 분류

하였다. 첫째, 강제적 압력은 조직이 속한 사회에 의해 그 조

직에 부과되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압력을 의미한다. 둘

째, 모방적 압력은 다른 기업을 모방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제

도적 압력인데, 조직의 기술이 불분명하게 정의되어 있거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서 또는 환경 불확실성이 높을 때 다른 

조직을 모델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압력은 전문화된 

집단에 의해 발생하는 제도적 압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제적 압력, 모방적 압력, 규범적 압력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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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도적 압력이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제도적 압력을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4. 기술흡수역량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은 기업 외부의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 정보를 내부 지식으로 동화시켜 체

득 및 활용하는 능력이다(Cohen & Levinthal, 1990). Zahra & 
George(2002)는 흡수역량을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현적 흡수역

량으로 구분하고, 외부의 새로운 정보가 획득(acquisition), 동

화(assimilation), 전환(transformation), 활용(exploitation)의 과정

을 통해 차별화된 기업의 역량으로 변환된다고 했다. 즉 외부

로부터 새로운 정보 습득, 이해, 변형, 응용으로, 외부 지식이 

습득되고 흡수되면 흡수역량이 높아져 혁신을 이루게 된다. 
디지털 기술 흡수역량은 디지털 기술탐색과 디지털 활용역량

으로 분류되고, 디지털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Jafari-Sadeghi et al., 2021). 
따라서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사전 업무 지식을 가지고 있

다면 디지털 기술을 잘 이해하고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Upadhyay & Chattopadhyay, 2015), 디지털 기술탐색 및 활용역

량은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Jafari-Sadeghi et al., 2021),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디지털 혁신에 

영향 관계에서 기술흡수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술 특성(디지털 기술역량), 조직 특성(디지털 학

습역량, 재무 준비성), 제도적 압력이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디지털 기업가정신이 디지털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도적 압력은 강제적 압력, 모방적 

압력, 규범적 압력으로 분류하였다. 기술흡수역량을 조절변수

로 설정하여 디지털 기업가정신이 디지털 혁신의 영향 관계

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한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연

구모형이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설정

3.2.1. 기술 특성과 디지털 기업가정신

기업은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역량이 필요한데, 여기서 디지털 기술은 빅데이

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과 같은 기술을 

말한다(Khin & Ho, 2019). 디지털 기술역량은 새로운 정보를 

검색 및 획득하고 기회를 식별하여 혁신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포함한다. 기업가의 역량과 정보통신기술(ICT) 또

는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중요하다(Ngoasong, 
2018). 이러한 디지털 기술역량은 디지털 지속가능한 기업가

정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전환과 

전환 성과 그리고 지속적인 활동 등의 결과를 가져온다(Xu et 
al., 2022).

IT 인프라 역량, IT 관리 역량, IT 사전대응 역량 등 IT 역

량은 디지털 전환, 혁신, 기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Nwankpa & Roumani, 2016). 콘텐츠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

한 연구에서도 기술지원, IT 인프라, 재무적 지원이 관리역량

과 혁신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역량과 디지털 기업가정신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

설 1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디지털 기술역량은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조직 특성과 디지털 기업가정신

디지털 기업가정신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역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가치 창출과 구조적인 변화

를 위해서 자금이나 자본이 필요하며(Matt et al., 2015), 디지

털 기술에 대한 학습역량이 요구된다(Al Omoush, 2021). 
조직의 학습은 기업내 성과를 유지하고 개발하는 프로세스

이다. e-business 역량에 관한 연구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

지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 학습에 의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Maditinos et al., 2014). Al Omoush(2021)
는 e-business 기업가정신을 확립하는데 조직의 학습이 중요한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Moghadam et al.(2013)은 조직의 신뢰가 

높을수록 조직의 학습과 기업가정신을 증가시키며, 조직의 학

습이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다.
재무 준비성은 조직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통합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어왔다. 디지털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

고 있어 혁신적인 역량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무 준비성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Chan & Chong, 2013). 재무적 지원은 관

리역량 및 혁신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Park et al, 2021). 또한 재무자원 가용성은 디지털 기술 채

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ikopoulou et 
al., 2023).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학습역량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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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준비성, 그리고 디지털 기업가정신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설 2와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2: 디지털 학습역량은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재무 준비성은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제도적 압력과 디지털 기업가정신

제도적 압력은 조직의 혁신 채택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연구되어 왔다. 제도적 환경은 조직구조와 활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며(Al Omoush et al., 2018), 기업가정신은 이러한 제도

적 환경 내에서 올바른 균형을 결정하게 된다(Crals & Vereek, 
2005).

Al Omoush et al.(2018)은 강제적, 모방적, 규범적 압력이 e-
비즈니스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i et 
al.(2019)은 제도적 압력이 윤리적 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고 했다. Jiao et al.(2022)은 디지털 상황에서 제도적 환경

이 기술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부 디지털화

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디지털 네트워크 노출(인
지적), 혁신적 문화(규범적)는 기술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

향을, 지적재산권 보호(규제적)는 기술 기업가정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4를 

설정하였다.

가설 4: 제도적 압력은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디지털 혁신

디지털을 지향하는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보다 개방적으로 

도입하고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신속하게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다(Khin & Ho, 2019). 여러 선행연구에서 디지털 기업가정

신은 디지털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디지털 기업가정신이 디지털 변혁, 온디맨드 서비스 혁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윤보성, 2020), 디지털 전환은 IT 
역량과 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성과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wankpa & Roumani, 2016). 주기중‧박병화

(2015)는 기업가정신 활동을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등의 기술

혁신을 촉진시킨다고 했다. 
Upadhyay et al.(2023)은 AI의 가족 비즈니스 채택의도에 관

한 연구에서 디지털 기업가정신에서 기업가 지향성이 비즈니

스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은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의 성과를 증가시키

며(Goerzig & Bauernhansl, 2018), 소프트웨어 혁신이 소프트웨

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디지털 혁신에 관한 가설 5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5: 디지털 기업가정신은 디지털 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5. 기술흡수역량의 조절효과

흡수역량이 높은 기업은 혁신을 위해 중요한 외부 지식 자

원을 평가․적용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이며, 항상 

준비되어 있다. 반대로, 흡수역량이 낮은 기업은 혁신을 개발

하는데 중요한 지식 및 기술 활동을 외부에서 발견하는데에

만 집중한다(Xue et al., 2019). 기술흡수역량은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연구되어 왔다. 특히 기술흡수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ughes et al.(2018)은 기업가 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기술흡수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며, 
Boadu et al.(2022)은 경영혁신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흡수역량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Pacheco 
et al.(2018)은 그린 혁신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이 그린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린 흡수

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여러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기술흡수역량에 대한 조

절효과에 관한 가설 6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6: 기술흡수역량은 디지털 기업가정신이 디지털 혁신간

의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

술 특성, 조직 특성, 제도적 압력으로 분류하였다. 기술 특성

으로 디지털 기술역량은 디지털 기술이 기업의 비즈니스 가

치에 기여 및 비즈니스 전략과 일치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조직 특성 중 디지털 학습역량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학

습하고 디지털 기술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 재무 준

비성은 디지털 기술개발 및 구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금 

및 자본의 보유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도적 압력은 강제적 압력, 모방적 압력, 규범

적 압력으로 분류하였고, 강제적 압력은 거래파트너나 경쟁사

의 영향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정도, 모방적 압력은 디

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경쟁사나 공급사가 이득이나 좋

게 인식되고 있는 정도, 규범적 압력은 경쟁사 및 거래파트너

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

도적 압력을 강제적, 모방적, 규범적 압력으로 측정하였다.
디지털 기업가정신은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면서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능력을 통해 디지털적 변화와 기술로부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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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회를 발견하고 혁신을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디

지털 혁신은 디지털 기술로 제품 및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우

위에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흡수역량은 

디지털 기술을 습득, 활용하여 기업 내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표 3>은 연구변수의 측정항목과 

관련 연구자들을 나타낸 것이다.

Ⅳ. 실증분석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중소벤처기업

부의 벤처기업명단(2022년 11월 30일)을 확보하였다(중소벤처

기업부, 2022). 이 중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업

종이 제조업, 정보처리SW, 도소매업 등 300개 기업에 먼저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추가적으로 국내 IT기업과 함

께 구글폼 설문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기간은 

2023년 7월 10일~8월 30일까지이며, 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mart 
PLS 4.0 및 SPSS 26.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88명(84.6%), 여성이 16명(15.4%)로 나

타났고, 나이는 40대가 가장 많고, 50대, 30대, 20대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부분 대졸 이상이고, 근무기

간은 10~20년 미만이 48.1%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20~30
년이 24%, 7년 미만이 19.2%로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정보․통
신업이 49.0%로 가장 많고,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여성

88
16

84.6
15.4

나이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0
15
50
27
2

9.6
14.4
48.1
26.0
1.9

학력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10
71
23

9.6
68.3
22.1

근무 기간

7년 미만
7~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20
9
50
25

19.2
8.7
48.1
24.0

업종

제조업
유통·물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기타

22
4
51
7
12
8

21.2
3.8
49.0
6.7
11.5
7.7

합계 104 100.0

연구
변수

측정항목

디지털
기술 
역량

∙디지털 기술이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에 기여하는 명확한 비전 
개발을 지원하는 정도
∙비즈니스 전략 계획과 디지털 기술과 일치하는 정도
∙효과적이고 유연한 IT 계획 프로세스와 강력한 IT계획 수립 정도

Nwankpa & Roumani(2016), Park et al.(2021)

디지털 
학습 
역량

∙디지털 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는 정도
∙디지털 기술 관련 학습의 향상과 최신 관행을 적용하는 정도
∙디지털 기술을 신속하게 학습하고 성과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

Paladino(2007), Al Omoush(2021)

재무 
준비성

∙디지털 기술에 필요한 충분한 재무자원 보유 정도
∙조직 전체 정보시스템 예산 중 디지털 기술개발 및 구현에 드는 
비용의 중요성 정도
∙디지털 기술 투자 및 구현에 필요한 충분한 자본의 보유 정도

Lee & Shim(2007), Nikopoulou et al.(2023)

강제적 
압력

∙동종업계의 비즈니스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정도
∙거래 파트너의 영향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정도
∙경쟁사보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여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Al Omoush et al.(2018)

모방적 
압력

∙경쟁사가 디지털 기술을 이미 도입 및 사용하여 이득을 보고 
있는 정도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경쟁사는 공급사들로부터 좋게
인식되고 있는 정도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경쟁사는 동종 사업 내 다른
기업들로부터 좋게 인식되고 있는 정도

Al Omoush et al.(2018)

규범적 
압력

∙경쟁사와 거래파트너들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정도
∙업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정도
∙혁신 기술 채택이 최첨단 비즈니스로 인식되는 중요성 정도

Al Omoush et al.(2018)

디지털
기업가
정신

∙기술혁신 강조 정도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도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정도

∙IT 발전 가능성을 경쟁사보다 빠르게 예측하는 정도

∙불확실성이 높아도 새로운 기회 포착을 위해 진취적 행동을 하는 정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디지털 기술 등을 시장 초기에 도입하는 정도

∙위험이 있더라도 디지털 기술에 투자하는 정도

∙위험이 있더라도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디지털 기술에 투자하는 정도

∙위험을 무릅쓰고 디지털 기술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최고경영진의 디지털 변화를 잘 포착하는 정도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정도

∙혁신을 위해 디지털 기술 활용 기회를 모색하는 정도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쉽게 수용하는 정도

Al Omoush et al(2018), Khin & Ho(2019),
Upadhyay et al.(2023), 윤보성(2020)

디지털
혁신

∙디지털 기술로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경쟁사 보다 우수한 정도
∙디지털 기술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표 3> 연구변수의 측정항목

우위에 있는 정도
∙경쟁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 완전히 다른 정도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

Khin & Ho(2019), Zhen et al.(2021)

기술
흡수
역량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데 적극적인 정도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적용하는 정도
∙흡수된 외부 디지털 기술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역량 정도
∙부서간 디지털 기술 공유 및 통합적 방식 장려 정도

Hughes et al.(2018); Xue et a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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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기업의 디지털 기술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클라우드 

컴퓨팅과 블록체인이 71.2%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표 5>는 디지털 기술 보유 현황을 나타낸다.

<표 5> 디지털 기술 보유 현황

구분 빈도 비율(%)

클라우드
컴퓨팅

있다
없다

74
30

71.2
28.8

빅데이터
있다
없다

62
42

59.6
40.4

사물인터넷
(IoT)

있다
없다

31
73

29.8
70.2

인공지능
(AI)

있다
없다

49
55

47.2
52.8

로봇
있다
없다

17
87

16.3
83.7

블록체인
있다
없다

74
30

71.2
28.8

홈페이지
있다
없다

104
0

100.0
0.0

합계 104 100.0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변수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 CR 값은 0.8 이

상, Cronbach's ⍺값은 0.9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하

였다. 타당성 평가는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이용하였다. 
집중타당성은 각 구성개념에 속한 측정항목의 추정치가 0.5 
이상, 판별타당성은 각 구성개념에 대한 AVE의 제곱근이 0.7 
이상이고 두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계수 값보다 큰 경우에 집

중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모두 만족

하기 때문에,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신뢰성 

및 타당성분석 결과는 <표 6>,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변수 기술 학습 재무 제도 기업가 혁신 흡수

기술 .955++

학습 .646 .954

재무 .508 .558 .917

제도 .540 .600 .551 .897

기업가 .762 .772 .694 .757 .861

혁신 .829 .753 .720 .680 .824 .919

흡수 .394 .534 .286 .365 .410 .297 .946

<표 7>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주) ++ 대각선에 제시되어 있는 값은 AVE의 제곱근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VIF, 결

정계수(R2), 효과크기(f2), 예측력(Q2) 등을 이용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이용하였다. <표 8>과 같이 VIF 값이 0.5 이하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대한 결정계수(R2)는 

0.829, 디지털 혁신에 대한 결정계수는 0.754로 나타나 잠재변

수에 대한 큰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효과크기(effect 
size) f2은 외생잠재변수의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공헌을 측정

하는 데 사용되는 평가기준이다. 효과크기 f2 0.02는 작은 효

과크기, 0.15는 중간 효과크기, 0.35는 큰 효과크기를 의미한

다. 본 연구의 외생잠재변수는 내장잠재변수에 대하여 중간 

효과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측력

(Q2)는 외생잠재변수가 특정 내생잠재변수에 대해 얼마나 예

측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다. 
Q2 값이 0보다 크면 예측력이 있다고 할 수 있고, 0보다 작으

면 예측력이 없다고 평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0보다 크므로 

예측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신건권, 2023). <표 8>은 모형적

합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표 8> 모형적합도 분석 결과

경로 VIF f2

디지털 기술역량 → 디지털 기업가정신 3.166 0.200

디지털 학습역량 → 디지털 기업가정신 4.111 0.072

재무 준비성 → 디지털 기업가정신 2.308 0.096

제도적 압력 → 디지털 기업가정신 2.520 0.156

디지털 기업가정신 → 디지털 혁신 3.366 0.097

기업가정신*흡수역량 → 디지털 혁신 1.388 0.107

* Q2: 디지털 기업가정신(0.808), 디지털 혁신(0.619)

변수 항목
요인
적재량

AVE CR
Cronbach's

⍺
디지털

기술 역량

IT1
IT2
IT3

.954

.964

.948
.913 .954 .953

디지털 
학습 역량

DL1
DL2
DL3

.966

.954

.944
.911 .951 .951

재무 
준비성

FR1
FR2
FR3

.943

.886

.922
.841 .909 .905

제도적 
압력

CO
MI
NO

.890

.910

.890
.804 .880 .878

디지털
기업가정신

DE1
DE2
DE3
DE4
DE5
DE6
DE7
DE8

.832

.815

.887

.895

.899

.875

.830

.828

.741 .972 .971

<표 6>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DE9
DE10
DE11
DE12
DE13

.841

.882

.863

.865

.870

디지털
혁신

DI1
DI2
DI3
DI4

.938

.949

.862

.923

.844 .947 .938

기술
흡수
역량

AC1
AC2
AC3
AC4

.940

.961

.948

.933

.894 .961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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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Smart PLS 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기술역량, 디지털 학습역량, 재무 준비성, 제도적 

압력은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경로계수=0.332, t=3.235***), 가설 2(경로계수

=0.259, t=2.680***), 가설 3(경로계수=0.169, t=2.470***), 가설 4
(경로계수=0.264, t=4.219***)는 각각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Al Omoush, 2021; 
Jiao et al., 2022; Park et al., 2021).
둘째, 디지털 기업가정신은 디지털 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경로계수=0.794, t=18.003***)는 채

택되었다. 디지털 기업가정신이 디지털 혁신을 향상시킨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Nwankpa & Roumani, 2016; 
Upadhyay et al., 2023; 윤보성, 2020; 주기중·박병화, 2015).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업가정신이 디지털 혁신에 영향을 미

치는데 기술흡수역량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 6(경로계수=0.131, t=2.572***)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술흡수역량이 조절효과가 있다는 여러 선행연

구의 결과와 일치한다(Hughes et al., 2018; Boadu et al., 2022).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나 있고, 가

설검증 결과는 <표 9>와 같다.

<그림 2> 구조방정식 결과

경로 경로계수 t 값 채택유무

가설 
1

디지털 기술역량 →
디지털 기업가정신

.332 3.235*** 채택

가설 
2

디지털 학습역량 →
디지털 기업가정신

.259 2.680*** 채택

가설 
3

재무 준비성 →
디지털 기업가정신

.169 2.470*** 채택

가설 
4

제도적 압력 →
디지털 기업가정신

.264 4.219*** 채택

가설 
5

디지털 기업가정신 →
디지털 혁신

.794 18.003*** 채택

가설 
6

디지털 기업가정신*흡수역량
→ 디지털 혁신

.131 2.572*** 채택

<표 9> 가설검증 결과

유의수준: ***: p<0.01

Ⅴ.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디지털 혁신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과 기술흡수역량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기업가정신, 디지털 

혁신, 제도적 압력, 기술흡수역량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기반

으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기술역량, 

디지털 학습역량, 재무 준비성, 제도적 압력은 디지털 기업가

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

술역량, 디지털 학습역량, 재무 준비성, 제도적 압력이 높을수

록 디지털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디지털 기업가정신은 디지털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업가정신은 디지털 혁신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지털 기업가정신이 높은 기

업은 디지털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잘 활용하여 디

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업가정신이 디지털 혁신에 영향을 미

치는데 있어서 기술흡수역량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디지털 혁신의 영향 관계에서 기

술흡수역량이 높을수록 디지털 혁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

는 기업일수록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을 통해 디

지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며, 기술흡수역량이 높을수록 디

지털 혁신을 잘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첫째,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 특성, 조직 특성 및 제도적 압력을 

고려하여 디지털 혁신과의 영향 연구를 수행하였다는데 연구

의 의의가 있다. 그동안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사례분석, 자료분석 연구가 많이 발표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

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도적 압력을 고려하

여 연구하였다. 제도적 압력은 혁신 기술 도입 및 채택에 관

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연구되어 왔는데, 특히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서 타 기업의 행동

을 모방하거나 거래파트너와 경쟁사의 압력에 의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디지털 기업가정

신이 디지털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기술흡수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디지털 혁신에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본 연구의 결과, 디지털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디지털 기술역량이 가장 영향

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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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와 전략

과 일치하는지, 효과적이고 유연한 IT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

냐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디지털 기

술을 도입하여 디지털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혁신

을 위해서는 최신 디지털 기술이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와 전

략에 맞게 효과적으로 IT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

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첫째, 본 연구의 표

본 수가 104개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표본 수를 더 확보하여 분석한다면,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디지털 기업가정

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술 특성, 조직 특성, 제도적 

압력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는데,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영향

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도 고려하여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흡수역량의 조절효과만을 분석하

여 연구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디지털 흡수역량이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디지털 혁신에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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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Digital Entrepreneurship and Digital

Innovation: Moderating Effect of Technology Absorptive Capacity*

Jang Sung 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digital entrepreneurship and digital innov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echnology absorptive capacity.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e contributing factors are set as technical characteristic (digital 
technology capability),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digital learning capability and financial readiness), and institutional pressures (coercive 
pressure, mimetic pressure, and normative pressure).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are established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digital entrepreneurship, digital innovation, institutional pressure, and technology absorptive capacity. The proposed model is 
analyzed by targeting 104 companies. Smart Partial Least Square (PLS) 4.0 is utilized for deriving the study results.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are as follows:

First, digital technology capability, digital learning capability, financial readiness, and institutional pressure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digital entrepreneurship. Second, digital entrepreneurship has a positive impact on digital innovation. Finally, technology absorptive 
capacity has a moderating effect in influencing digital entrepreneurship on digital innov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hasize the need 
for digital entrepreneurship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and may provide strategic 
implications for companies that desire to achieve digital innovation through digital entrepreneurship.

KeyWords: digital entrepreneurship, digital innovation, institutional pressure, digital technology capability, technology absorptiv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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