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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창업보육센터는 물리적 지원, 기술개발지원, 경영 및 행정지원, 네트워크 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는 창업보육
센터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은 미진하다는 비판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 정책
과 선행연구들은 중앙 집중적이며 일률적인 외생적 발전 개념에 근거한 지원서비스가 주를 이루

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실 창업보육센터를 퇴출하고, 죽음의 계곡 극복에 초점이 맞춰진
보육기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도 상당부분 지역별 보유자
원 및 인구특성을 배제한 일률적인 외생적 발전 전략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정책효과 제

고를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신 내생적 발전전략 기반의 창업보육센터 육성 정책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현재 창업보육센터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를 조사하였
으며 더불어 창업보육센터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의견에 기반 하여 수도권과 비수도

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창업보육센터의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창업보육센터, 스타트업, 신 내생적 발전

한국창업학회지 연구분류 I : Type-① (새로운 현상, 관련성)

한국창업학회지 연구분류 II : 창업보육, 정책사례연구

논문접수일 2018.08.10.      수정일(1차) 2018.09.19.  수정일(2차) 2019.02.22.    게재확정일 2019.03.17.
*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제1저자, Email: sthuchi@hanmail.net)
**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Email: dmjo@hanyang.ac.kr)

http://dx.doi.org/10.24878/tkes.2019.14.2.158



한국창업학회지 제14권 제2호

159

Ⅰ. 서론

창업은 신규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로 인해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
술을 기반으로 창업하여 신규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고영희, 이호성, 2016; 이현호, 황보윤, 공창훈, 2017). 스타트업들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를 진행한다. 기술사업화는 높은 위험성을 가지며, 성과예측은 극도
로 불확실하다. 또한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자원과 역량의 투자가 필요하
다(Li, Guo, Liu, and Li, 2008).
스타트업들은 기술사업화 및 비즈니스 과정에서 내부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자원

을 탐색하며, 외부 자원의 활용방안 중 대표적인 전략적 행위가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입주라고 할 수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비
즈니스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이는 창업 활성화로 이어져 경제발전에 기여한다(현말순, 조
인석, 안상봉, 2017). 하지만, 창업보육센터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과가 저조하다
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여 질적 제고를 꾀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배영임, 2016).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보육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부
실 창업보육센터를 퇴출하고, 현재 죽음의 계곡 단계에 초점이 맞춰진 보육기능을 전‧후방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시장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지역 간 경쟁압력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경쟁력 향상 없이

는 국가 경쟁력 향상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역산업
의 첨단화, 핵심기술 역량 제고, 혁신클러스터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역동성 확보가 중요해지
고 있다(류덕위, 2007). 이러한 이유로 지역별로 유리한 조건을 가진 특화산업이 지역적 토대를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벤처 및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벤처 및 스타트업의 지방화는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
이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고급 노동력이 지역으로 유입될 것이며,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과
정에서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외부의 노동력이 지역으로 흡수될 것이다. 또한 클러스터의 구성

등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정보인프라형성을 통해 국가 경제의 지역 집중 문

제를 해결할 것이다(최종수, 김성은, 2001).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의 창업보육센터를 지역적 특성을 배제하고 동일하고 일률적인 방식으

로 지원한다는 것은, 실질적 성과유도를 위해 지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창업보육
센터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

어 연구하였다. 따라서 창업보육센터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문제
점은 깊이 연구 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타트업 육성 및 창업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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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발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 이론들은 지역
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지역발전 이론은 외생
적 발전이론, 내생적 발전이론, 신 내생적 발전이론으로 구분된다(Galdeano-Gómez, Aznar‐
Sánchez, and Juan C, 2011). 신 내생적 발전이론은 고용 창출 비용의 과다, 대기업유치를 통해
성장하였으나 시장조건의 변화로 대기업의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후유증,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방해하는 외생적 발전과 내부자원과 주체적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발전이 어려운 내생적 발

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두되었다. 신 내생적 발전론자들에 따르면, 지역의 발전에는 지역 내
부의 노력 및 지역과 외부행위자 간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의 긴밀한 협
력, 지방분권을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재분배, 지방정부와 민간의 배분된 권한 공
유가 중요하다(허훈, 김흥태, 2017).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창업보육센터 입주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성공을 위한 창업보

육센터 지원 개선점에 초점을 맞추고, 신 내생적 발전 관점에서 선행연구 및 기존 정책에서 간
과하였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창업보육센터 발전방안을 도출 하였다. 

Ⅱ. 문헌연구 및 이론적 배경

2.1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한 신규 기업으로(고영희, 이호성, 2016), 공동의
목표를 가진 소수의 전문가들이 모인 소규모 조직으로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 창의적 성과를 달

성한다(박준기, 이혜정, 2016). 스타트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해 신규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한다(이현호 등, 2017).
스타트업은 신생의 불리함(liability of newness)과 소규모의 불리함(liability of smallness)을

가진다. 신생기업은 새로운 역할, 학습의 어려움, 신뢰의 부족, 고객 확보 어려움의 불리함을 가
지고 있으므로(Stinchcombe, 1965), 신생의 불리함은 신생기업 실패의 원인으로 자주 언급된다
(Bruton and Rubanik, 2002). 신생의 불리함은 자원과 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하므로(Thornhill 
and Amit, 2003), 신생기업은 지식을 내재화하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Calantone, Cavusgil, and Zhao, 2002). 소규모의 불리함은 작은 규모로 인한 불리함으로, 소규
모기업은 자본조달, 세율의 적용, 노동력 확보에서 불리하다(Aldrich and Auster, 1986). 소규모
기업은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시장위험 최소화가 어려우며 경험이 부족하고 경영능력과 고급인재

확보에서 불리하다(Esteve-Pérez and Mañez-Castillejo, 2008). 중소기업은 소규모의 불리함으로
인해 대기업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Bruderl and Schussler, 1990), 제품의 유연화 및 혁
신을 통해 소규모의 불리함을 극복해야 한다(Bierly and Dal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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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적 발전 비판 내생적 발전 비판

종속적

발전

외부기관(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정책결정에

지속적 의존

현실적 적용의

어려움

자율적 발전은 이상적이나 자본주의적

현실 적용의 어려움

왜곡된

발전

특정한 지역, 산업, 계층에
대한 지원집중

외부요소

역할 배제
외부요소 활용방안 없음

파괴적

발전

지역 간 문화적 및

환경적 차이 제거

능력향상 방안

결여

발전과정 조율 및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

전체적

발전

외부 전문가 및 계획가에

의한 고안

외부와의

연계체계 결여

정치적, 제도적, 경제적, 자연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리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음

2.2 지역발전이론

지역발전이론은 외생적 발전이론, 내생적 발전이론, 신 내생적 발전이론으로 구분된다

(Galdeano-Gómez et al, 2011). 외생적 발전(exogenous development)은 지역개발에 있어 역사
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며 일률적인 법칙과 방법을 사용한다. 외생적 발전의 핵
심과제는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중앙 집중적 방안을 개별지역에 적용해 지역 간 특성과 차별성을

없애는 것이다. 외생적 발전의 주요 원리는 규모의 경제와 집중이며 핵심동력은 성장 중심축인
도시가 된다(김태연, 필립로우, 2012). 
내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은 지역이 보유한 자원들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핵

심을 차지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내생적 발전의 주요 목적은 지역의 내부 자원을 동원해
지역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내생적 발전은 지역적으로 특수한 인적 및 환경
적 역량의 육성을 통해 지역 간 차별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핵심과제로 한다. 내생적 발전은 지
역 내부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 참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외생적 발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으

나 낙후지역의 경우 인적자원, 주체역량 부족, 경제인구 규모 등의 한계로 인해 독자적 발전이
쉽지 않다(임배근, 2011).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외생적 발전의 종속적 발전, 왜곡된 발전, 파괴적 발전, 전체적 발전의

문제와 내생적 발전의 현실적 적용의 어려움, 외부요소 역할배제, 능력향상 방안 결여, 외부와의
연계체계 결여에 대한 비판을 [표 1]로 정리 하였다(이기원, 나정대, 2014). 

[표 1] 외생적 발전과 내생적 발전에 대한 비판점

※ 자료원 : 이기원, 나정대(2014), 신내생적 발전론의 관점에서 본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고찰

신 내생적 발전(neo-endogenous development)은 지역발전을 지역 내부와 외부의 상호 작용으
로 인식한다(Katona-Kovacs, 2014). 신 내생적 발전은 지역발전 전략의 새로운 대안으로 내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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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센터수 지역 센터수

서울 33 울산 1
경기 51 대구 12
인천 5 경북 22
강원 14 경남 17
충남 15 전남 12
대전 14 광주 13
충북 15 전북 15
세종 2 제주 4

원 및 역량과 외부 자원 및 역량의 유치와 조력을 필요로 하며(임배근, 2011), 외부와 내부의 네
트워크와 외부와 내부의 중간에 있는 중재자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신 내생적 발전에서는 네트
워크 내에서의 힘의 불균형이나 지역의 미약한 네트워크가 주요문제이므로, 외부의 지원들이 지
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 내생적 발전은 외생적
발전과 내생적 발전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창출하는 지역

행위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Bosworth, 2006). 신 내생적 발전의 추진동력은 공간적 범위의 구분
없이, 지역 내외의 다양한 기관, 기업, 국제기구이다. 이는 기존 외생적, 내생적 발전론의 공간적
이분법을 극복한 것이다.

2.3 창업보육센터 관련 이론 및 지원서비스

2.3.1 창업보육센터 현황 

창업보육센터는 기업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생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

하며(Smilor, 1987), 신생기업들이 창업 초기의 불확실한 단계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Cornelius and Bhabra-Remedios, 2003). 창업보육센터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고용의 확대를 위
해 신생기업을 지원하며(Lesakova, 2012), 창업보육센터 입주는 스타트업이 신생과 소규모의 불
리함을 극복하는 대표적 방안이다. 창업보육센터는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의
신규고용창출 및 산업발전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1998년부터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의 전문성과 공간을 활용하여 창업보육센터

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이
라는 성과를 이루었다(김성민, 임욱빈, 안상봉, 2017).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및 (사)한국창업보육
협회에서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의적 기
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표 2] 창업보육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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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 성

기준 유형

설립

및

운영

주체

공공 및

비영리

단체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설립
• 경제의 다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된 목표

• 고용 창출 및 과세 대상의 확대

대학 및

연구기관

센터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설립

• 연구 결과의 상업화 및 기술 이전

• 사업화 결과에 따른 대학 재정 수입 강화

• 지역 사회에의 기여 및 대학(연구소) 이미지 제고
• 연구 기회 부여 등 실질적인 산학 협동

• 소속원 및 졸업생에게 창업 기회 제공

민간센터

• 개인 및 민간기업이 비즈니스를 위해 투자 운영

• 영리 추구 및 기업의 구조 개편 등이 목적

• 신기술 확보 및 기술 이전에 투자, 부동산 개발 목적
민간/공공
합작센터

• 민간, 대학 및 공공단체 등에서 공동 설립
•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 및 민간의 전문기술과 자본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특화

여부

특화센터

• 특정 분야 또는 특정 대상에 해당되는 전체 입주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거나 중소
기업청과 협약에 따라 전체 보육실 면적 중 일정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 보육 지원

•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서비스를 특화(Post-BI)
• 지원 인력의 해당 업종 전문가 확보 필요

비 특화

센터

•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복합형 보육

• 전반적인 경영능력을 보유한 전문경영인 확보 필요

지리적

위치

대학

(인접)
센터

• 대학의 축적된 인적 자원, 기술 및 설비 활용
• 첨단기술 산업의 육성에 적합

• 연구 결과의 조속한 사업화 가능

도시지역

센터

• 건물, 설비 등 물적 자산에 접근 용이
• 시장 근접, 마케팅 활동 유리

농촌지역

센터

• 지역 고유의 자원 획득 유리

• 입주 공간 사용료 등 고정 경비가 상대적으로 저렴

운영 자립운영 • 센터 설립 목적에 충실한 운영 정책 시행

부산 17 합계 262

※ 자료원 :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http://www.bi.go.kr)

창업보육센터는 자금출연자, 지리적 위치, 보육 대상 기업에 따라 분류되며, 창업보육센터의
범주는 모든 유형의 창업보육센터를 포함한다. 2007년 8월 이후 창업보육센터는 대부분이 대학
부설이며, 지자체가 소수 창립한 창업보육센터들도 위탁운영을 대학에 맡기고 있다(김성민 등, 
2017). 국내에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외에도 지자체 창업보육
센터와 민간 창업보육센터 등이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표 3] 창업보육센터의 유형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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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항목

최종열･정해주(2006) - 장비 및 시설지원, 인력지원, 마케팅지원, 컨설팅지원, 자금지원, 기타지원
조인석･김영문(2011) - 물리적 지원, 기술개발지원, 경영 및 행정지원
최강득･김영문(2015) - 경영지원서비스, 기술지원서비스, 물리적지원서비스

배영임

(2016)
- 물리적 시설 및 장비 지원, 경영/법률지원, 네트워크지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교육지원

Bruneel et al(2012)
- 물리적(Infrestructure)지원, 사업(Business)지원, 네트워크접근(Access to  
Network)지원

방침

센터 • 지원 서비스의 전문화, 특화 운영 가능
비자립

운영센터

• 운영비 지원기관의 정책 반영

• 운영기관의 이익 배제로 공공이익 반영

※ 자료원 : 창업보육센터 운영가이드(2013)

2.3.2 창업보육센터 지원 서비스와 기술사업화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Bruneel, Ratinho, Clarysse, and 
Groen, 2012). 사무공간을 비롯한 공동시설을 사용하고, 보육센터의 코칭을 통해 부족한 경영능
력을 향상시키며, 보육센터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지식, 정보, 자
본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며(Elfring and Hulsink, 2003),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자원의 전
략적 사용은 신생의 불리함과 소규모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다(Lechner, 
Dowling, and Welpe, 2006). 기업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보완적 자산과 자원의 확보를 통해 경
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Baum, Tony, and Brian, 2000).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으로(이인우, 오영환, 김병만, 

2015), 거시적 관점에서는 국가 수준의 R&D 효과성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미시적 관점에서는 기업 및 개인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된다(전승표, 최대
헌, 박현우, 서봉군, 박도형, 2017).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들은 창의적 기술과 아이디
어를 기반으로 하여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진행한다. 이러한 기술사업화 과정
에는 기업의 다양한 자원, 역량과 함께 투자가 필요하다.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성공을 위해서는 아이디어, 기술, 자본, 비즈니스 노하우, 기업가적 재

능이 맞물려야 하나, 이러한 기술사업화의 제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스타트업은 많지 않다(원
준연, 2016). 따라서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를 통해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표4]는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며,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지원서비스 유형을 분류하여 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표 4] 창업보육센터 지원 서비스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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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akova
(2012)

- 창업보육센터의 공통된 서비스들을 네트워킹활동, 마케팅지원, 회계 및 재무적
관리, 은행대출알선, 발표능력향상, 높은 교육자원 알선, 기술사업화지원 멘토링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론

3.1 연구문제

 창업보육센터는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다(Soetanto and Jack, 
2013). 정부는 창업을 고용 창출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여기며 지속적으로 창업보육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보육센터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지원서비스 수준 등의 실
효성에서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배영임, 2016).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의 질적 성장에 대
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보육 지원 체계 전면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죽음의 계곡(3~7년 차) 단계에 집중된 보육 기능을 전후방으로
확장하고 센터장과 매니저의 보육역량 제고 및 동기부여를 강화하며 단계별 보육프로그램 및 연

계지원을 확충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를 “경영평가”로 재편하고 인프라 위주
에서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며, 성과중심 경영평가는 창업보육센터를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 5
년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함량 미달 보육센터를 선별 및 퇴출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한

다.   
창업보육센터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보육기능의 전후방 확장과 보육프로그램의 확충이라는 긍

정적인 면이 있지만, 지원서비스와 경영성과를 통한 평가 및 퇴출에 있어 지역 특성 반영이 부
족하다. 전국의 창업보육센터가 중앙 집중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는 외생적 발
전 전략에 부합한다. 외생적 발전은 지역 간 특성과 차별성을 없애고자 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외부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지역의 자생성을 약화시킨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 정책이 외생
적 발전전략을 유지한다면, 창업보육센터는 차별화된 지역 자원과 역량의 탐색 및 활용보다는

중앙의 지원과 정책에 의존하게 되며 지역별로 차별화 되지 않고 일률적인 지원서비스를 유지하

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 정책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향후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창업보육센터 혁신 및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이 스타트업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창업보육센터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만, 입주기업의 입장에서 지원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창업
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은 지원서비스를 통한 경쟁력과 자생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창업보
육센터는 불만족 수준의 분석을 통해 자원의 효과적 지원 및 운영정책을 수립과 지원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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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정의 및 설문문항 선행연구 출처

기술사업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 하는 것 이인우 등(2015)

창업

보육센터

지원

설문문항

1)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제공
2) 기업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 제공
3)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한 시설 제공
4) 시설임대료가 저렴
5)입주기업에 필요한 기술의 획득을 위한 기술이전 지원
6)기술개발 자문 또는 공동연구 지원
7)특허 등록 및 지재권 확보 지원
8)국내외 기술관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9)경영컨설팅을 비롯한 경영관련 전문서비스를 지원

조인석, 김영문
(2011); 

임성준, 김장권
(2011); 

배영임(2016); 
Bruneel et 
al(2012); 

체계적 특성을 분류해야 한다(김승현, 전영록, 2014). 창업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서는 입주기업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확인 후 강화해야 한다. 선행연구들은 창업보
육센터의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매니저 고용과 지원정책의 확대 및 질적 제고 등을 제시하였으

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관점에서 지원서비스를 연구 하였다(조인석, 김영문, 
2011; 배영임, 2016; 최강득, 김영문, 2015).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인 창업보육 사업의 진행이 미진한 상황이다. 김번욱, 강효녕(2010)에서도 인천지역 창업보육센
터의 문제점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육정책 미흡, 보육센터 간 연계 네트워크 부족, 창업보육
센터 자립기반 취약, 창업보육 인력의 비전문화 및 신분의 불안전성을 지적하며 지역특성 반영
의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
우리나라는 인구, 교육, 산업, 금융, 문화시설 등 모든 국가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조

승현, 양애숙, 제태환, 최성섭, 2015). 따라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를 고
려하기 위한 지역구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과 비수
도권은 보유자원 및 인프라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스타트업들이 기술사업화 과정에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가 다를 것이므로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도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문제 :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
비스는 차별화 되어야 한다. 

3.2 조작적 정의 및 설문문항

본 연구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창업보육센터 지원 설문문항은 선행연구를 참고

로 작성하였다.

[표 5] 기술사업화, 창업보육센터 지원 조작적 정의 및 설문문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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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책자금 정보를 비롯한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를 지원
11)조직구성 및 인력 확보를 지원
12)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지원
13)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14)외부기업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15)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연계를 지원
16)정부 및 지자체 관련 사업간 연계를 지원
17)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제공
18)창업실무에 대한 교육을 제공
19)기술, 시제품 제작 및 기술보호에 대한 교육을 제공
20)경영 및 세무회계에 대한 교육을 제공
21)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보유자원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22)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특화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23)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투자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
24)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

Lesakova
(2012)을 참고하여
저자 보완작성

3.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생각하는 중요도(I)와 서비스 만족도(P) 간의 차이가 유
의미한 차이인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지원
서비스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IPA분석을 실시하였다. 

IPA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은 데이터를 각 항목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2차원
적 도표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매트릭스를 통해 다양한 요인들이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표시되어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할 수 있다(임새미, 2017). IPA분석은 소비자의 수용성을 평가할 때 다
양한 이점을 제공하며 4분면으로 구성된다(Martilla and James, 1977). 

[그림 1] IPA분석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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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분석에서 나타나는 4분면을 통해 관리자들은 우선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매트릭스를 통
해 쉽게 알 수 있으며, 매트릭스에서 4분면을 생성해주는 접점의 기준은 크게 4가지(평균값, 표
준편차, 중앙값, 임의적 방법)가 있으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평균값을 가지고 접점을 생성하였다
(이태희, 김흥렬, 윤설민, 장윤정, 2007). IPA분석의 1사분면은 높은 중요도와 만족도로 현재의
좋은 성과를 지속유지, 2사분면은 높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로 최우선 개선 필요, 3사분면은
낮은 중요도와 만족도로 자원의 제한적 활용 필요, 4사분면은 낮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로 불
필요한 항목에 대한 과잉노력을 고려 후 과잉노력 지양이 필요한 구간이다. 

Ⅳ. 연구결과 분석 및 논의

4.1 설문조사 및 표본특성

신뢰성 높은 자료 수집을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조작적 정의와 설문문항을 추출 하였으며, 수
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6] 표본의 특성

지역분류 대분류 소분류 기업 비율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업종

자동차 4 3.5
화학, 에너지 5 4.4
건설 2 1.8
기계금속 8 7.0
전기, 전자 14 12.3

IT(정보통신) 49 43.0
의료, 바이오 8 7.0
기타 24 21.1
합계 114 100

비수도권

(충북, 
충남, 대전, 
전북, 광주, 
경북, 대구, 
강원)

업종

자동차 2 1.6
화학, 에너지 10 7.9
건설 4 3.1
기계금속 5 3.9
전기, 전자 13 10.2

IT(정보통신) 40 31.5
의료, 바이오 21 16.5
기타 32 25.2
합계 127 100

4.2.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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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평균값 T-VALUE P-VALUE

중요도 만족도

1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제공 4.5 4.236842 3.790 .000
2 기업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 제공 4.087719 3.526316 5.675 .000

3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한 시설

제공
4.122807 3.447368 6.913 .000

4 시설임대료가 저렴 4.464912 3.614035 7.672 .000

5
입주기업에 필요한 기술의 획득을 위한

기술이전 지원
3.72807 3.04386 6.413 .000

6 기술개발 자문 또는 공동연구 지원 3.72807 3.008772 6.355 .000
7 특허 등록 및 지재권 확보 지원 4.00885 3.201754 8.233 .000
8 국내외 기술관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4.017544 3.105263 8.716 .000

9
경영컨설팅을 비롯한 경영관련 전문서비스를

지원
3.719298 3.131579 5.952 .000

10
정책자금 정보를 비롯한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를 지원
4.201754 3.184211 8.859 .000

11 조직구성 및 인력 확보를 지원 3.491228 2.973684 4.349 .000
12 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지원 3.77193 2.982456 6.625 .000

13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3.631579 3.535088 .939 .350

14 외부기업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3.850877 3.315789 5.679 .000
15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연계를 지원 3.517544 3.236842 2.610 .010
16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사업간 연계를 지원 4.122807 3.298246 7.732 .000
17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제공 3.078947 3.035088 .385 .701
18 창업실무에 대한 교육을 제공 3.535088 3.087719 3.571 .001

19
기술, 시제품 제작 및 기술보호에 대한

교육을 제공
3.798246 3.04386 6.788 .000

20 경영 및 세무회계에 대한 교육을 제공 4.333333 3.052632 2.663 .009

21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보유자원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3.535088 3.236842 2.803 .006

22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특화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3.438596 3.114035 3.018 .003

23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투자가에 대한 3.517544 2.894737 5.145 .000

스타트업들이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도와 실제 인지하고 있는 만족

도의 평균값과 차이에 대한 검정을 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7, 
8]과 같다. 수도권은 24개 항목 중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기업가정
신에 대한 교육을 제공 외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비수도권은 24개 항목 중 특허 등
록 및 지재권 확보 지원, 조직구성 및 인력 확보를 지원,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특화산업
과의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외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7] 수도권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 중요도-만족도 평균값 차이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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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

24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
3.938596 3.307018 5.963 .000

속성
평균값 T-VALUE P-VALUE

중요도 만족도

1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제공 4.464567 4.15748 8.938 .000
2 기업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 제공 4.212598 3.440945 5.062 .000

3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한 시설

제공
4.070866 3.15748 2.655 .009

4 시설임대료가 저렴 4.362205 3.755906 6.412 .000

5
입주기업에 필요한 기술의 획득을 위한

기술이전 지원
3.92126 2.874016 4.398 .000

6 기술개발 자문 또는 공동연구 지원 3.88189 2.787402 2.814 .006
7 특허 등록 및 지재권 확보 지원 4.086614 3.102362 -1.096 .275
8 국내외 기술관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4.07874 2.889764 3.991 .000

9
경영컨설팅을 비롯한 경영관련 전문서비스를

지원
3.81746 3 8.028 .000

10
정책자금 정보를 비롯한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를 지원
4.133858 3.023622 4.300 .000

11 조직구성 및 인력 확보를 지원 3.80315 2.787402 .687 .493
12 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지원 3.80315 2.834646 11.146 .000

13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3.645669 3.291339 8.679 .000

14 외부기업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3.748031 3.070866 3.984 .000
15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연계를 지원 3.614173 3.007874 6.354 .000
16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사업간 연계를 지원 4.102362 3.062992 6.771 .000
17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제공 3.188976 2.76378 7.529 .000
18 창업실무에 대한 교육을 제공 3.779528 3.086614 4.984 .000

19
기술, 시제품 제작 및 기술보호에 대한

교육을 제공
3.905512 3.03937 11.475 .000

20 경영 및 세무회계에 대한 교육을 제공 3.740157 2.84252 8.341 .000

21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보유자원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3.80315 3.055118 2.852 .005

22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특화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3.84252 3.110236 1.434 .154

23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투자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
3.692913 2.874016 7.836 .000

24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
3.929134 3.212598 6.536 .000

[표 8] 비수도권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 중요도-만족도 평균값 차이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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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분석의 접점은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최우선개선과 과잉노력 영
역에 해당하는 항목들에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림 2] 수도권 IPA분석 결과

[그림 3] 비수도권 IPA분석 결과



창업보육센터 지원정책 고도화를 위한 지역특성 반영에 관한 연구

172

지역
2사분면 4사분면

최우선 개선필요 과잉노력지양

수도권

- 특허 등록 및 지재권 확보
- 국내외 기술인증 지원
- 정책자금 정보를 비롯한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
- 경영 및 세무회계에 대한 교육제공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연계
-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보유자원
  활용 정보제공

비수도권

- 입주기업에 필요한 기술획득을 위한
  기술이전 지원
- 국내외 기술인증 지원
- 정책자금 정보를 비롯한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사업간 연계를 지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특화 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표 9] 수도권과 비수도권 IPA분석을 통한 최우선 개선점 및 과잉노력 지양부분 확인

4.3 고찰 및 시사점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최우선 개선 필요와 과잉노력 지양에 해당하는 요인이 차이

가 나타났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된 지원서
비스가 필요하며, 기존 공급자 중심의 외생적 발전 관점 지원서비스에서 지역내부와 외부의 상
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신 내생적 발전 관점 지원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향후 신 내생적 발전
관점에서 물리적 지원을 비롯한 기본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지역 내부 자원 탐색과 투입의 상호

작용을 통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 창업보육센
터 협의회를 통해 지역 특성이 고려된 지원정책 및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존재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최우선 개선필요와 과잉노력 지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리적지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높은 중요도와 만족도를 보였다. 창업보육센터의 물리적 지원은 저
렴한 임대료로 사무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창업보육센터는 지속적인 물리적 지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향후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형 BI의 건립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수도권은 최우선 개선 필요로 특허 등록 및 지재권확보, 국내외 기술 인증지원, 정책자금 정

보를 비롯한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지원, 경영 및 세무회계에 대한 교육제공으로 나타났다.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전략 및 기술인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경영 및 세무회계, 기술, 시제품제작, 기술보호에 대한 교육기회를 강
화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과잉노력을 지양해야할 부분은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크형성, 전문
가 멘토링 서비스 연계,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보유자원 활용 정보제공으로 나타났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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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킹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입
주기업간의 내부네트워킹이 과잉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외부네트워크보다 내부네트워크를 우

선시 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의 네트워크행사에서는 입주 기업들 간의 내부
네트워크와 함께 창업보육센터 외부의 기업과 네트워크를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한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도 과잉노력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도권에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어 창업보육센터를 통하지 않아도 분야별 전문가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

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멘토의 양을 늘리기보다 입주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멘토링을 할 수 있
는 멘토 선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산업인프라가 확보된 수도권에서는 손쉽게 지역 보유자원
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지역 보유자원에 대한 정보보다는 자금 확보 관련 정보 같은 입주기업
맞춤형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비수도권은 최우선 개선 필요로 입주기업에 필요한 기술획득을 위한 기술이전 지원, 국내외

기술인증 지원, 정책자금 정보를 비롯한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를 지원, 정부 및 지자체 관
련 사업간 연계를 지원으로 나타났다. 기술획득을 위한 기술이전 지원, 국내외 기술인증 지원, 
시제품 제작 및 기술보호에 대한 교육 제공은 기술사업화에 필수적인 기술의 확보 및 우수성 입

증에 필요하므로 차별화된 지원서비스를 위한 우선적 개선이 필요하다.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
유치와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사업간 연계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비수도권에서 과잉노
력을 지양해야할 부분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입주한 창업보육센
터 지역의 특화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으로 나타났다.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도 중
요하지만 외부의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확장해야 하며 지역 특화산업과의 연계산

업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 개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신 내생적 발전은 지역 내부자원과 함께 외부 역량의 유치와 조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신

내생적 발전을 창업보육센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 자원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엔젤 및 엑셀러레이터 같은 주요 스타트업 투자가들과의 연계와 리
빙랩및 코워킹 스페이스형 창업보육센터를 제안한다. 
엔젤투자는 재무적 수익을 목적으로 초기 단계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을 지원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윤영숙, 황보윤, 2014).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엑셀러레
이터는 3개월간 집중적인 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사무공간과 네트워킹을 제공한다
(Cohen, 2013). 엑셀러레이터는 단기간 집중적인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엔젤과 차
이가 있다. 투자가들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업팀, 기업가에 기반 하여 투자를 하며, 기
업가 및 창업팀의 비즈니스 몰입여부를 고려한다(Cardon, Sudek, and Mitteness, 2009). 창업보
육센터가 엔젤 및 엑셀러레이터 같은 스타트업 투자가와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지역별 스타트업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엔젤 및 엑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 지원 및 투자에 대한 지역적 범
위가 넓어지며 엔젤 및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한 교육 및 멘토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창업
보육센터는 엔젤 및 엑셀러레이터에게 지역 스타트업정보를 제공하고, 스타트업들에게는 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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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엑셀러레이터의 경험과 역량을 전달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면 선순환적인 창업생태계

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지역과 사회의 혁신 활동에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생태

계인 리빙랩이 이슈화되고 있다(최인수, 김건위, 2015). 리빙랩은 사회 주체(주민, 사용자 등)주
도형 혁신모델이다. 리빙랩은 ‘살아있는 실험실’,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 등으로 정의되고 있
으며, 국내에도 북촌 리빙랩, 성대골 리빙랩, 건너유 프로젝트의 리빙랩이 도입되고 있다. 리빙
랩은 양로원, 학교, 도시 등의 특정 공간과 지역을 기반으로 공공연구부문, 민간기업, 시민사회
가 협력해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연구혁신 활동의 주체이며 실제 생

활 현장에서의 실험과 실증을 강조한다(성지은, 한규영, 정서화, 2016). 지역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는 리빙랩을 도입한다면 지역 보유자원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코워킹 스페이스는 일반적 오피스 공간과 다르게 상호작용을 기반

으로 형성되며, 스타트업과 비즈니스 관련 공간이 대다수이다(김재학, 이재규, 2018). 코워킹 스
페이스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가치관을 공유하고 아이디어 및 노하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

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다(안효진, 김승인, 2017). 코워킹 스페이스는 공간제공과 함
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인프라는 가치 창출의 핵심이 된
다. 지역 내부자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활용이 가능한 지역전문가들이 모인 코워킹 스페이
스형 창업보육센터를 구축한다면 지역 보유자원과 역량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지역 네트워크

구성에 기여할 것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창업보육센터 발전방안을 [표 10]로 정리하였다. 

[표 10]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창업보육센터 발전방안 제시

향후

창업보육센터

혁신방안 보완

및 발전방안에

대한 고려사항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창업보육센터 지원 서비스 개선 차별화 및 경영성과 평가
- 지역 간 협의회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보유자원 정보제공 및 스타트업 교류
- 엔젤 및 엑셀러레이터와 지역별 창업보육센터와의 네트워크 연결
- 지역사회 사용자들이 주체가 되는 리빙랩형 창업보육센터 건립
- 지역 특성 전문가들이 모인 코워킹 스페이스형 창업보육센터 건립

Ⅴ. 결론

 정부는 창업보육을 주도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을 위해 많은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창업보
육센터는 입주한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

형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존 선행연구와 정책은 스타트업 육성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대
한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창업보육 정책에서 간
과되었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업보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스타트업의 수도권과 비수

도권에는 지원서비스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분석을 통해 수도권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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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우선개선 및 과잉노력 요인을 확인 하였으며, 신 내생적 발전이론 측면에서 지역 특성
을 고려한 창업보육센터 발전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외생적 발전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던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신 내생적 발전

관점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집중했던 창업보육센터 지원의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창업보육

센터 발전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의 단서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특성차이를 반영한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 개선에 대

해 긍정적인 시사점을 얻었으나 기업의 성장단계와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역량을 고려하지 못

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다양한 이론 및 실증분석방법들의 활용을 통해 본 연구의 탐색적인
결과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2017년 11월 정부는 10조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벤처확인제도
개편 등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스타트업기업의 육성을 지원
하고 상장 전 주식유통을 지원하는 장외거래 플랫폼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을 개설
하였다.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는 스타트업의 성장과 창업생태계의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해
서는 보다 현실화되고 실효성 있는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 및 맞춤형 스타트업 육성정책이 중

요하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창업보육센터 및 스타트업에 대한 체계적이며 다양
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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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corpora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e 
Upgrading of the Support Policy for the Business Incub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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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siness incubator gives aids to the growth of startups in various ways, such as material 
support, R&D support,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support, network support and 
educational support. Recently, in spite of quantitative increase of the incubators, there are 
criticism that qualitative aspects have been subordinated. Most of the support policies and 
previous studies for the business incubators have focused on the centralized administrative 
point of view based on the concept of exogenous development. The Korean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is now on the way to upgrading the support policies for the business 
incubators, extracting the inefficient business incubators with an idea of intensifying the 
incubator’s intrinsic function which is to support the startups in the stage of death valley. 
However, as far as the upgrading policies are also designed in the passing-over of the 
regional population and resources with the exogenous development concep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desirable results of policy effectiveness. We assert that the regional characters have 
to be incorporated into the upgrading policies with the concept of neo-endogenous 
development for making substantial progress. Specifically,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current 
main services for the business incubators and survey results from the stakeholders in the 
incubators of Korea, we suggest the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d services considering 
regional differences between capital territory and non-capital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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