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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TOE(Technology-Organization-Environment) 모델을 기반으로 원격근무 솔루션(RWS)의 

기술 , 조직 , 환경  측면을 고려해 드 코로나 시  이용자들의 지속사용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 모형을 제안하 다. 연구 모형  가설 검증을 해 국내 원격근무 솔루션 사용자를 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 고 부분최소자승법(Partial Least Square, PLS)을 이용해 411개 수집 데이터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기능성과 보안성은 생산성 향상과 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음이 밝 졌다. 한 조직 비성은 생산성 향상에 정 인 향을 끼치나 만족도에는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지원은 원격근무 솔루션의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건강에 한 우려와 지속사용의도와의 상 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향상과 만족도, 지속사용의도 간의 상 계들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총 11개 가설  9개 가설이 지지되었다.

키워드 : 원격근무 솔루션, TOE 모델, 생산성 향상, 만족도, 건강에 한 우려

Ⅰ. 서  론

2019년 말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  

산업에 걸쳐 재택근무, 유연근무, 스마트워크 등을 

포 하는 원격근무가 폭발 으로 확 되었다. 2021

년 4월 기  국내 100  기업  재택근무를 채택한 

기업은 사무직 기 으로 91.5%에 달하며 43.6%는 

포스트 코로나 시 에도 지속 시행 정이라고 응

답하 다(한국경 자총 회, 2021). 2021년 3월 마이

크로소 트가 발간한 ‘2021 Work Trend Index’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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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국내뿐 아니라  세계 으로 드 코로나 

시기에도 원격근무가 지속 확산될 망인데, 31개

국 3만 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66%의 기업가

들이 유연근무 확 를 해 사무실을 개조하고 

73%의 근로자들이 드 코로나 시 에도 원격근

무가 확산될 것으로 기 하 다 (Microsoft, 2021). 

이에 원격근무 솔루션(Remote Work Solution, 

RWS) 시장의 지속  성장이 상되는데, 로벌 

시장분석 기 인 IDC는 원격근무 솔루션 시장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7.1% 성장한다고 

망하 고, 특히 구 이 용이한 인터넷 기반의 

업 어 리 이션, 클라우드 기반의 SasS 서비스

(Hosted/cloud voice and UC, Contact Center as a 

Service)가 미래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았다(IDC, 

2019). 그러나 이러한 정 인 시장 망에 반해, 

장에서는 원격근무 솔루션 도입에 실 인 어

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소기업

앙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기업의 

59.5%가 원격근무에 해 알지 못한다고 하 고, 

나머지 기업들도 자 부담, 경직된 조직문화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응답하 다( 소기업

앙회, 2020). 한 국내외 일부 기업들은 원격근

무 솔루션 기반의 업무 행태가 생산성 하,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이슈가 있어 도입 비 을 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드 코로나 시 에 원격근무 

솔루션의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원격근무 솔루션이 보다 효과 으로 확

산되기 한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TOE 

모델을 이론  배경으로 하여 기술, 조직, 환경 측

면에서 원격근무 솔루션의 지속 사용 의도에 향

을 주는 요인들을 다각 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TOE 모델은 다양한 에서 기술 채택과 사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 종합 으로 분석

할 수 있는 유용한 임워크로 신기술 채택  

지속 사용 련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이

에 최신 기술  하나인 원격근무 솔루션의 사용 

의도를 분석하는 본 연구에도 매우 합한 방법론

이라 할 수 있다. 구체 으로 제Ⅱ장에서는 원격

근무 솔루션에 한 기존 주요 연구 내용과 TOE 

모델에 해 살펴보고, 제Ⅲ장에서 TOE 모델을 

용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  련 가

설들을 소개하 다. 이어 제Ⅳ장에서는 연구방법, 

제Ⅴ장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마지막

으로 제Ⅵ장에서 결론과 학문  실용  측면의 

시사 을 도출하 다.

Ⅱ. 선행 연구

2.1 원격근무

원격근무에 해  세계 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 으로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IT솔루션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의

미한다. 강민정, 박선미(2020)에 따르면 EU에서는 

원격근무를 “고용 계약  고용 계에 따라 정기

으로 회사(고용주가 정한 장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원격지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구

성․수행하는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 

인사 리처는 “직원들이 통상의 유  근무시간 

범  내에서 소속 기 이 인정한 자택, 지정된 원

격근무 센터의 안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근무제 유형  하나”로 정의하 다. 우리나

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를 기반으로 시

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식으

로, 스마트워크센터, 재택근무, 스마트오피스, 유

연근무제 포함”으로 정의해 EU와 미국보다 다소 

포 으로 개념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원격근무 도입의 향

요인에 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었

다. 나지 , 강신천(2021)은 조직문화를 매개로 하

여 원격근무가 조직성과에 어떻게 향을 주는지 

분석하 고 자기 효능감과 디지털 역량, 조직문화

가 조직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침을 실증 으

로 보여주었다. 박시진(2020)은 인사 리 측면에

서 포스트 코로나 시 의 원격근무 리자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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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원격근무의 제도  개선 방안에 한 안들

을 제시하 으며, 김석  등(2021)은 원격경제의 

한 구성요소로 원격근무를 다루면서 국내외 원격

근무 솔루션 기술  경쟁 구도를 살펴보고 제도

 이슈를 소개하 다. Wang et al.(2021)은 코로나

19 기간  국의 IT, 교육, 제조분야에서의 원격

근무 도입 해요인을 연구하 고, Tokarchuk et 

al.(2021)은 코로나19 동안 이탈리아 하이테크 제

조산업에서의 원격근무 도입 정도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 다. 한, Gómez et al. (2020)은 

코로나19 시기 멕시코의 원격근무 도입 향 요인

을 비즈니스, 인간행동  조직행동 측면에서 연

구하기도 했다.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격근무 솔루션은 

원격근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소 트웨어를 지

칭한다. 권 환 등(2020)에 따르면 원격근무 솔루

션은 이동 화와 이메일이 보편화된 1세 , VoIP 

(Voice over IP)를 이용한 업이 확산된 2세 , 클

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화를 구 한 3세 를 거쳐 

5G/AI/AR․VR 등 신기술과 융합된 UC&C 

(Unified Communications and Collaboration) 심의 

4세 로 진화발 하고 있으며, (Zoom), 시스코의 

웹엑스(Webex), 마이크로소 트의 즈(Teams) 

등이 표 인 상용 솔루션이다.

2.2 TOE 모델

기술(Technology)–조직(Organization)–환경

(Environment)으로 구성된 TOE 모델은 조직이 새

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결정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모델로 정의될 수 있다(Wahab et al., 2022). 

한, TOE 모델을 최 로 제시한 Tornatzky와 

Fleischer에 따르면 TOE 모델은 조직의 의사결정

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들을 식별하는 조직 차

원의 이론이다(Tornatzky and Fleischer, 1990). 기술

은 조직에 내재화된 기술 역량  정보 기술 인

라를 의미하며, 조직은 기술 활용의 비 수 과 

경 진의 지원 정도를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환경

은 정부의 지원과 경쟁자의 압박과 같은 외부 인 

요인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그동안 TOE 모델은 조직의 기술 신 채택 의

사결정 련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었다. Borgman 

et al.(2013)은 다양한 산업의 24개 로벌 기업을 

상으로 TOE 모델을 용해 클라우드 컴퓨  채

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 고, 기술  

조직 상황 요인이 클라우드 컴퓨  채택 여부에 

향을 끼침을 통계 으로 입증하 다. 한, 

Awa and Ojiabo(2016)는 TOE 모델 기반의 12가지 

결정 요인을 가진 소기업향 ERP(Enterprise re-

source planning) 소 트웨어 채택 모델을 제안하

고 TOE 임워크의 유용성을 확인하 다. 

Abed(2020)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81개 소기업

을 상으로 소셜 커머스 도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TOE 모델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지각된 유

용성, 보안우려, 최고경 진의 지원, 조직 비도, 

소비자의 압력, 개자의 압력 등 6가지 결정 요소

를 가진 모델을 제안하 다. 그리고 조직  맥락

에서 최고 경 진의 지원, 기술  맥락에서 지각

된 유용성이 소셜 커머스를 이용하려는 행동의도

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을 밝

냈다. Peggy et al.(2022)은 TOE 모델을 사용하여 

홍콩에서 원격 근무 근로자를 상으로 온라인 설

문조사를 실시하 고 기술 역량, 정부 지원, 업무 

유연성,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 등 결정 요소를 

가진 모델을 제안하 다. 그리고 직업 성과도에는 

정 인 향을 미치지만, 감정 인 피로와는 연

이 없음을 밝 내고 정부와 조직이 원격 근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기술 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사 을 도출하 다. Khan et al.(2021)은 

TOE 모델을 통해 387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온

라인 학습 채택 요인을 분석하 고, 호환성, 지각

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컴퓨터 활용도, 련된 

이 , 온라인 학습 경험의 6가지 결정 요인을 가진 

모델을 제안하여, 호환성과 인지된 유용성, 온라

인 학습 경험에 정 인 향을 미침을 실증 으

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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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Ⅲ. 연구모형  가설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앞서 기술한 연구 배경  기존 연구

를 바탕으로 TOE 모델을 기반으로 드 코로나 

이후 원격근무 솔루션의 지속 사용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기

술(T)은 원격근무 솔루션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 

 보안수 을 의미하며, 조직(O)은 원격근무 솔

루션을 사용하기 한 조직의 비 정도로 정의된

다. 마지막으로 환경(E)은 원격근무 솔루션을 사

용하는 기업  근로자들에게 향을 끼치는 외부

 요인을 뜻한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연구 모형은 원격근무 솔루션의 ‘기능성’과 

‘보안성’을 기술 측면의 구성개념으로 포함시켰

다, 이어 조직 측면의 향요인으로 ‘조직 비성’

을 도출하고, ‘정부 지원’과 ‘건강에 한 우려’를 

환경  요인으로 정의하 다. 한, 장에서 의

견이 갈리는 ‘생산성 향상’과 ‘만족도’를 매개변수

로 정의해 실제로 원격근무 솔루션이 내부 효율성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지 검증하고자 

하 다. 

3.2 연구 가설

원격근무 솔루션은 이용자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유연하고 효율 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다

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가장 표 인 기능이 비

디오 컨퍼런싱(Video Conferencing) 기반의 업 

기능인데, 직원들의 실시간 자료 공유, 상 통화 

등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VR 기술을 이용해 원격

근무 솔루션 이용자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생성하

고 가상의 공간에서 회의를 수행하거나, AR로 3D 

객체를 실 공간에 띄우고 함께 논의하는 기능도 

제공되고 있다(김석  등, 2021). 이에 본 연구는 

‘원격근무 솔루션이 기술 으로 제공하는 상회

의, 그룹토론, 채 , 일 공유  기타 업 지원 

기능’을 기능성(Functionality)으로 정의하 다. 

새로운 IT시스템이 제공하는 고도화된 기능은 

생산성과 만족도에 정 인 향을  수 있다. 

먼  생산성과 련해 용진 등(2003)은 ERP 시

스템 도입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정도가 조직

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조성

택, 이우 (2020)은 국내 28,282개 기업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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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공지능 기반 원자재가격 측시스템의 생산

성 기여도를 분석해 도입 기업의 생산성이 1.8%~ 

2.4% 높음을 밝 냈다. 한 Issahaku et al.(2018)

은 가나 정부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6,772

개의 가정을 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모

바일 기술 사용이 농업 생산성을 높임을 통계 으

로 입증하기도 했다. 이어 만족도 측면의 기존 연

구를 살펴보면, Han and Yang(2018)은 AI 기반 개

인비서 서비스가 제공하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이 

이용자 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음을 

입증하 고, 이원국, 양희태(2022)는 퍼스  모빌

리티가 제공하는 편리한 이동성이 이용자들의 만

족도에 정 인 향을 끼침을 확인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들이 밝 낸 기능성과 생

산성  만족도와의 상 계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 다.

H1: 원격근무 솔루션의 기능성은 이용자들의 

생산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 원격근무 솔루션의 기능성은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IT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원격근무 솔루션

도 개인정보  회사 기 자료 유출과 같은 이슈가 

존재한다. 를 들어 원격회의솔루션 이용 시 허가

받지 않은 외부인이 참여해 회의를 방해하거나 논

의 내용들이 화면을 통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험이 있다. 이러한 보안상의 험을 이기 해 

다수의 상용 원격근무 솔루션은 아이디와 비 번

호 설정을 통해 참여자들을 제한할 수 있고, 외부

인이 들어오면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신한은행은 허가된 근무자에게만 원격

속 권한을 부여하는 안면인식 보안 시스템을 도입

하기도 했다(김석  등, 2021). 련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Yang et al.(2017)은 스마트홈 서비스의 

보안/개인 라이버시 험이 이용자들의 태도에 

부정 인 향을 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Tran(2020)는 보안 험과 라이버시 험이 제품 

험, 재무  험과 함께 온라인 쇼핑의 만족도와 

음의 상 계가 있음을 검증하 다. 정주원, 조소

연(2018)도 인터넷 문은행 이용 시의 보안  

험이 거치식  립식  이용 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끼침을 밝 냈다. 한, 김근아 등(2013)

은 융기업의 보안 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면서 업무 생산성 향상을 기업 성과

의 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IT보안 책과 책임 증가, 

험 감소가 기업성과에 정 인 향을 끼침을 

입증하 다. Kong et al.(2015)도 정보 보안과 조직 

성과와의 계를 연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보안 

리 시스템, 보안 유지보수 활동 등의 정보 보안

이 업무 로세스, 운  로그램  커뮤니 이션 

상의 오류 감소 등 생산성 향상에 정 인 향을 

다는 가설을 입증하 다. 이에 본 연구는 보안성

(Security level)을 “원격근무 솔루션이 업무  참여

자 련 정보를 보호하고 해킹 등 외부 에 응

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다

음의 가설들을 수립하 다.

H3: 원격근무 솔루션의 보안성은 이용자들의 

생산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4: 원격근무 솔루션의 보안성은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 비성(Organizational readiness)은 새로운 

신 기술을 채택하기 해 조직 내에서 이용 가

능한 기술  재정 자원의 수 을 의미한다(Chwelos 

et al., 2001). 련하여 김상 , 김근아(2013)는 조

직 비성을 조  변수로 정의하고 클라우드 컴퓨

 내재화와 클라우드 컴퓨 의 기 이익 사이의 

계를 강화시켜 다는 것을 밝 냈다. 김성호

(2020)는 TOE 모델 하에 조직 비성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과 정보 투명성의 선행 변수라고 

가정하고 정보 투명성에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침

을 통계 으로 확인하 다. Abed(2020)도 TOE 모

델을 도입하고 조직 비성이 소셜 커머스 사용의

도의 유의한 향 요인  하나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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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산성과 만족도를 매개 변수로 정

의하고 있기 때문에, TOE 모델의 조직 측면에서 

조직 비성을 “원격근무 솔루션을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한 조직의 기술 /재정  비 정도”

라고 정의하고 생산성  만족도와 양의 상 계

가 있음을 가정하는 아래의 두 가지 가설을 검증

하고자 하 다.

H5: 원격근무 솔루션에 한 조직 비성은 이

용자들의 생산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6: 원격근무 솔루션에 한 조직 비성은 이

용자들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원격근무 솔루션은 재택근무와 온라인 기반 

업이 일반화되면서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시스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련 

산 마련이 어려울 수 있는 소기업 는 스타트

업을 심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김석  등(2021)에서는 ‘스마트워크 바우처 사

업’ 산 증액으로 원격근무 솔루션 구매를 지원

하고 태생기인 국내 시장의 확 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김정래, 이재웅(2020)은 소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도입 의도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들을 도출하 는데, 정부의 지원 기 가 

가장 큰 향을 주는 결정 요인으로 밝 지기도 

했다. 건강에 한 우려도 비 면 서비스를 제공

하는 원격근무 솔루션의 도입에 정 인 향을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많

은 기업들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해 원격근무 

활용을 장려하 고, 정부 기  등 공공분야와 학

교, 학원 등 교육 분야도 유사한 방침을 세워 이행

하 다. Yang and Lee(2022)는 코로나19 하에서 지

각된 신체  험이 공유경제 서비스에 악 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지각된 사용성과 지각

된 이용 용이성, 주  규범, 지각된 행  통제감, 

신뢰를 매개로 지각된 신체  험이 공유경제 서

비스와 음의 상 계가 있음을 입증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을 

‘기업들의 원격근무 솔루션의 구매  유지보수

에 한 경제 /기술  지원’으로, 건강에 한 우

려(Health concern)를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과 

출퇴근  업무  외부 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한 염려”라고 정의하고, 다음과 같

이 TOE의 환경  측면에서 지속사용 의도와 양의 

상 계가 있음을 가정하 다. 

H7: 정부지원은 원격근무 솔루션의 지속 사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8: 건강에 한 우려는 원격근무 솔루션의 지속 

사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김석  등(2021)는 국내 원격근무 솔루션 이용

자 550명을 상을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 는데, 

‘출퇴근시간 시간과 비용 약’, ‘업무 공간  시

간의 자율성 증 ’ 등을 장 으로 꼽았고 ‘긴  

사안의 신속한 처리에 한계’와 ‘동료 직원들과의 

업에 한계’ 등을 단 으로 응답하 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들이 원격근무 솔루션의 생산성 증

 효과에 해 정 인 는 부정 인 입장을 

보두 가지고 있음을 보여 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생산성 향상(Productivity increase)을 ‘원격근무 

솔루션 도입  활용에 따른 시간  비용 효율성 

제고 정도’라고 정의하고 원격근무 솔루션의 지

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

정해 상 계를 검증을 하고자 하 다. 한, 원

격근무 솔루션 이용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이용자

들의 만족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고 생산

성 향상과 만족도 간의 양의 상 계를 가정하

다. 련하여 Toscano and Zappalà(2020)은 사회  

고립과 스트 스를 생산성과 원격근무 만족도의 

측 변수로 가정한 연구 모형을 제안하고 변수간

의 상 계를 분석하 는데, 지각된 원격근무 생

산성이 만족도에 정 인 향을 주고 있음을 입

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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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수(n=411) 비율(%)

성별
남 237 57.7

여 174 42.3

연령

20~29 89 21.7

30~39 107 26.0

40~49 94 22.9

50~ 121 29.4

월소득

(￦)

200만원 미만 24 5.8

200-350만원 미만 180 43.8

350-500만원 미만 109 26.5

500만원 이상 98 23.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1 10.0

학사학  취득 321 78.1

석/박사학  취득 47 11.4

기타 2 0.5

근무처

1인기업(자 업) 20 4.9

스타트업 12 2.9

소/ 견기업 274 66.7

기업 55 13.4

정부/공공기 31 7.5

비 리단체 17 4.1

기타 2 0.5

<표 1> 본 연구의 표본

H9: 생산성 향상은 원격근무 솔루션의 지속 사

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0: 생산성 향상은 원격근무 솔루션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만족도와 지속 사용의도의 양의 상 계는 많

은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져 왔다. Han and 

Yang(2018)은 AI 기반 개인비서 서비스 사용 만족도

가 지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끼친다는 것

을 밝 냈고, 이 , 수(2020)는 OTT 서비스

의 지속사용의도에 서비스 만족도가 유의한 선행 

변수임을 통계 으로 검증하 다. 이원국, 양희태

(2022)도 퍼스  모빌리티에 한 지각된 만족도와 

사용 의도 간에 강한 양의 상 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기존 문헌들의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H11: 원격근무 솔루션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원

격근무 솔루션의 지속 사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4.1 데이터 

본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해 2022

년 11월 3주차에 온라인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원격근무 솔루션 사용 경험이 있는 국내 이용자를 

상으로 하 고, 문 리서치 업체를 이용해 최

종 으로 총 411개의 데이터를 수집하 다. 온라

인 설문에서 기술 으로 결측값이나 무응답을 허

용하지 않아 수집된 데이터는 모두 본 연구에 활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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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측정항목 참고 문헌

기능성

FU1 원격근무 솔루션(RWS)은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과 업하는데 유용하다.

Yang et al.
(2016)

FU2
원격근무 솔루션(RWS)은 화상회의, 그룹 토론(소그룹회의실 등), 채 , 일공유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시공간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효율 이다.

FU3 반 으로 원격근무 솔루션(RWS)의 성능은 안정 이고 신뢰할 수 있다.

보안성

SL1
나는 원격근무 솔루션(RWS)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효과 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Abed(2020)
SL2

나는 원격근무 솔루션(RWS)이 해킹에 응하는 효과 인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SL3 원격근무 솔루션(RWS)을 통해 안 하게 각종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조직 
비성

OR1
근무하고 있는 회사(조직)는 원격근무 솔루션(RWS)을 도입/활용할 수 있는 재정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Abed(2020)OR2
근무하고 있는 회사(조직)는 원격근무 솔루션(RWS)을 도입/활용할 수 있는 기술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OR3
근무하고 있는 회사(조직)는 원격근무 솔루션(RWS)을 도입/활용할 수 있는 기술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지원

GS1
업무 목 의 원격근무 솔루션(RWS) 확산을 해 보조  지원과 같은 정부의 
인센티 가 필요하다.

Chong et al. 
(2021), 
Liang et 
al.(2017)

GS2
업무 목 의 원격근무 솔루션(RWS) 확산을 해 원격근무 솔루션(RWS) 활용에 

한 법 /제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GS3
정부는 업무 목 의 원격근무 솔루션(RWS)의 장 들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칠 수 있다.

GS4
반 으로, 업무 목 의 원격근무 솔루션(RWS) 활성화를 해 정부의 역할이 
요하다.

건강에 
한 우려

HC1
원격근무 솔루션(RWS)을 이용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 험 등을 일 수 있다.

Yang and 
Lee(2022)

HC2
원격근무 솔루션(RWS)을 이용하면 출퇴근  업무 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험을 일 수 있다.

HC3
반 으로 원격근무 솔루션(RWS) 사용은 업무와 삶의 균형에 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 리에 유익하다.

생산성 
향상

PI1 나는 원격근무 솔루션(RWS)을 통해 직원들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Chatterjee 
et al.(2022)

PI2 원격근무 솔루션(RWS)의 주요 목표  하나는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이다.

PI3
직원들은 원격근무 솔루션(RWS)을 이용해 본인들의 업무 목표를 보다 효율 으로 
달성할 수 있다.

PI4
원격근무 솔루션(RWS)을 통한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은 조직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만족도

SA1 나는 업무 목 으로 원격근무 솔루션(RWS)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Chiu et al.
(2007)

SA2 업무 목 의 원격근무 솔루션(RWS)은 나의 업무 련 니즈를 충족시킨다.

SA3 반 으로 업무 목 으로 원격근무 솔루션(RWS)을 사용하는 것에 만족한다.

지속 
사용의도

CI1 나는 업무 목 으로 원격근무 솔루션(RWS)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

Chiu et al.
(2007)

CI2 나는 업무 목 의 원격근무 솔루션(RWS) 활용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CI3 나는 앞으로도 업무 목 으로 원격근무 솔루션(RWS)을 활용할 것이라 상한다.

CI4
나는 업무 목 으로 원격근무 솔루션(RWS)을 활용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것이다.

<표 2> 본 연구의 구성개념  측정항목

4.2 측정항목 

본 연구는 원격근무와 신규 IT시스템  서비스 

도입과 련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8개의 구

성개념을 측정하기 한 총 27개의 항목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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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측정

항목
평균

표

편차

요인 

재량

측정

오차
t-값 AVE

개념

신뢰도

Cronbach’s

α

기능성

FU1 5.516 1.016 0.803 0.032 24.835

0.667 0.857 0.750FU2 5.616 1.000 0.856 0.017 51.221

FU3 5.010 0.984 0.786 0.029 27.461

보안성

SL1 4.328 1.215 0.756 0.011 82.296

0.793 0.921 0.873SL2 4.187 1.235 0.841 0.028 30.924

SL3 4.523 1.079 0.816 0.012 78.305

조직

비성

OR1 4.696 1.341 0.901 0.016 55.256

0.790 0.918 0.867OR2 4.426 1.318 0.916 0.012 77.420

OR3 4.131 1.272 0.842 0.028 30.582

정부지원

GS1 4.876 1.266 0.835 0.018 46.511

0.732 0.916 0.878
GS2 5.178 1.094 0.858 0.018 46.857

GS3 5.073 1.018 0.862 0.015 56.571

GS4 5.012 1.185 0.865 0.018 46.847

건강에 한 

우려

HC1 4.942 1.408 0.756 0.035 21.832

0.650 0.847 0.733HC2 5.255 1.244 0.841 0.024 35.173

HC3 4.825 1.206 0.816 0.028 29.633

생산성 향상

PI1 4.871 1.121 0.870 0.018 49.734

0.795 0.939 0.914
PI2 4.856 1.138 0.858 0.020 43.178

PI3 4.852 1.107 0.916 0.008 110.862

PI4 4.888 1.141 0.920 0.008 111.916

만족도

SA1 5.270 1.128 0.904 0.012 74.132

0.818 0.931 0.889SA2 5.071 1.145 0.914 0.011 85.182

SA3 5.092 1.151 0.894 0.015 59.276

지속

사용의도

CI1 5.394 1.163 0.912 0.008 110.037

0.822 0.949 0.928
CI2 5.380 1.088 0.891 0.015 58.817

CI3 5.253 1.111 0.908 0.012 72.935

CI4 5.178 1.140 0.915 0.009 105.118

<표 3> 타당성  신뢰성 분석

Ⅴ. 분석결과

5.1 측정모델 

본 연구는 부분최소자승법(Partial Least Square, 

PLS)을 이용해 분석을 진행하 다. 부분최소자승

법은 문항 별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에 활

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며, 체 인 연구 모형의 

합성보다 각 경로계수  분산에 한 설명에 

을 맞춘다(Hair et al., 2014). 

각 구성개념에 포함된 측정항목들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한 수렴 타당성 검증은 확인  요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체 으로 구성개념 별 

요인 재량, 평균분산추출(AVE), 개념 신뢰도를 

측정하여 단하는데, 분석 결과 세 가지 지표 모

두 기 치(구성개념 별 요인 재량: 0.6, 평균분산

추출(AVE): 0.5, 개념 신뢰도: 0.6) 보다 높게 나타

나 측정항목들이 각 구성개념을 표한다고 볼 수 

있다(Anderson and Gerbing, 1988; Fornell and 

Larcker, 1981). 이어 크롬바흐 알 (Cronbach’s α)

를 확인한 결과, 모든 구성개념이 기 치인 0.7을 

상회해 동일 개념의 반복 측정 시 일 성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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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기능성 보안성
조직 

비성
정부지원

건강에 한 

우려

생산성 

향상
만족도

지속 

사용의도

기능성 0.817  

보안성 0.377 0.891  

조직 비성 0.277 0.487 0.889  

정부지원 0.361 0.190 0.227 0.855  

건강에 한 우려 0.404 0.306 0.175 0.385 0.806  

생산성 향상 0.458 0.373 0.297 0.360 0.509 0.892  

만족도 0.546 0.384 0.251 0.359 0.545 0.637 0.904  

지속 사용의도 0.622 0.390 0.289 0.425 0.520 0.666 0.853 0.907

<표 4> Fornell-Larcker 기

*굵은 씨는 해당 변수의 AVE의 제곱근 값.

구성개념 기능성 보안성
조직 

비성
정부지원

건강에 한 

우려

생산성 

향상
만족도

보안성 0.450

조직 비성 0.340 0.574

정부지원 0.444 0.210 0.259

건강에 한 우려 0.542 0.379 0.224 0.476

생산성 향상 0.547 0.402 0.330 0.397 0.601

만족도 0.668 0.424 0.282 0.404 0.666 0.703

지속 사용의도 0.745 0.421 0.317 0.210 0.620 0.719 0.939

<표 5> Heterotrait-Monotrait 상 계 비율

되는지 측정하는 신뢰도도 검증되었다. 마지막

으로, 평가 항목간의 다 공선성을 악하기 

한 내부 분산팽창계수(VIF) 값이 최소 1.18에서 

최  1.92로 기 치 3.5를 역시 하회해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밝 졌다(Bland and Altman, 1997; 

Kock, 2015). 

각 구성개념 간의 독립성은 별 타당성으로 

검증하는데 주로 Fornell-Larcker 기 과 HTMT 

(Heterotrait-Monotrait) 상 계 비율이 활용된다. 

Fornell-Larcker 기 에 따르면 구성개념간 상 계

수 값이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보다 클 경우 

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단하는데, <표 4>

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구성개념이 이 기 을 충

족함을 알 수 있다(Fornell and Larcker, 1981). 이어, 

HTMT 상 계 비율을 확인한 결과, 1개 값을 

제외한 모든 값이 기 치인 0.85를 하회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표 5>). 이러한 경우 각 상 계 

별로 신뢰구간 하한값(2.5%)과 상한값(97.5%) 사

이에 1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추가 으로 

확인하는데, 최소값은 0.11, 최 값은 0.97로 해당

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두 

가지 지표를 통해 별 타당성도 확보된 것을 알 

수 있다(Henseler et al., 2015).

5.2 가설검증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11개의 가

설  9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TOE 모델의 기술

 측면에 포함된 기능성과 보안성은 매개변수인 

생산성 향상과 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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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계수 표 오차 t-값 채택여부

H1: FU → PI(+) 0.359*** 0.048 7.478 채택

H2: FU → SA(+) 0.298*** 0.048 6.196 채택

H3: SL → PI(+) 0.186*** 0.058 3.209 채택

H4: SL → SA(+) 0.109* 0.048 2.259 채택

H5: OR → PI(+) 0.107* 0.053 2.000 채택

H6: OR → SA(+) -0.023 0.057 0.412 기각

H7: GS → CI(+) 0.107*** 0.032 3.386 채택

H8: HC → CI(+) 0.009 0.033 0.275 기각

H9: PI → SA(+) 0.467*** 0.049 9.459 채택

H10: PI → CI(+) 0.180*** 0.034 5.336 채택

H11: SA → CI(+) 0.694*** 0.033 21.294 기각

<표 6> 가설 검증 결과

*p<.05, **p<.01, ***p<.001.

매개변수가 포함된 경로 간 효과 표 오차 t-값 채택여부

FU → PI → CI 0.065*** 0.016 3.946 채택

OR → PI → CI 0.019 0.011 1.683 기각

SL → PI → CI 0.034** 0.011 2.983 채택

FU → SA → CI 0.207*** 0.036 5.670 채택

OR → SA → CI -0.016 0.039 0.414 기각

FU → PI → SA → CI 0.116*** 0.020 5.804 채택

OR → PI → SA → CI 0.035* 0.018 1.968 채택

PI → SA → CI 0.324*** 0.035 9.322 채택

SL → PI → SA → CI 0.060** 0.021 2.926 채택

SL → SA → CI 0.075* 0.034 2.229 채택

FU → PI → SA 0.168*** 0.029 5.754 채택

OR → PI → SA 0.050 0.026 1.927 기각

SL → PI → SA 0.087** 0.030 2.944 채택

<표 7> 매개변수에 의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간 효과

*p<.05, **p<.01, ***p<.001.

선행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어 조직 측면에서 조

작 으로 정의된 조직 비성은 생산성 향상과 양

의 상 계가 있음이 드러났으나, 만족도와의 

계성은 입증되지 못했다. 환경  측면의 두 가지 

구성개념인 정부지원과 건강에 한 우려의 경우, 

정부지원이 원격근무 솔루션의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건강

에 한 우려와 지속사용의도와의 가설은 기각되

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향상과 만족도  지속

사용의도 간의 세 가지 상 계 모두 유의한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독립변수의 향력이 하

나 이상의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 정도를 의미하는 간 효과를 측정한 결과, 총 

13개의 경로  10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명

되어 생산성 향상과 만족도의 매개변수로서의 역

할이 입증되었다(<표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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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p<.01, ***p<.001.

<그림 2> 가설검증 결과

Ⅵ. 결론  시사

6.1 결론 

본 연구는 TOE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모형

을 설계하고 드 코로나 시  원격근무 솔루션의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

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과 조직, 환경  측면의 총 다섯 개 

요인의 향력이 체  는 부분 으로 모두 확

인되었다. 구성개념 별로 살펴보면, 기술  측면

의 두 가지 요인인 기능성과 보안성은 모두 생산

성 향상과 만족도 제고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으며 상 으로 기능성이 더 요

한 향요인임이 경로계수값을 통해 확인되었다. 

조직 측면의 구성개념인 조직 비성은 생산성 향

상과는 유의한 계성이 있으나 만족도와의 직

인 계는 검증되지 못했다. 그러나 조직의 재

정 /기술  비가 충분한 경우 원격근무 솔루션

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생산성 향상

이 다시 만족도 제고로 이어져 조직 비성과 만

족도 간의 간 인 계는 확인되었다(H5→H9). 

따라서 원격근무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들은 재 

운 되는 지원책들이 생산성 향상으로 실제 이어

져 직원들이 만족하는지 지속 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환경  측면의 변수  정부지원과 

달리 건강에 한 우려는 원격근무 솔루션의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데, 드 코로나 시 에 더 이상 코로나19 등에 

의한 감염 이 원격근무 솔루션 사용의 향 

요인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2020년 

1월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3년여

의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19의 험성에 한 국

민 인식이 완화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리서치가 2022년 12월 시행한 코로나19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에 일상회복이 가능하다

는 응답이 43%를 차지해 월 비 14%포인트 

증하며 코로나19가 건강과 생활을 하는 요

인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리서치,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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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 연구모형의 두 가지 매개 변수인 생산

성 향상과 만족도 모두 원격근무 솔루션 지속 사

용 의도의 주요 선행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이 만족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도 밝 졌는데, 이는 원격근무 솔루션 이용자

들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 만족감을 체감하고 최

종 으로 지속 사용 의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만족도-지속 사용의도 간 

경로계수 값이 생산성 향상-지속 사용의도 간 경

로계수 값을 크게 상회해 이와 같은 추론을 지지

하고 있다

6.2 본 연구의 의의  한계

본 연구는 학문  의의와 실용  의의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문  의의로는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검증된 TOE 모델을 기반으로 드 코

로나 시 에 원격근무 솔루션의 지속 사용의도를 

악할 수 있는 설명력 높은 연구모형을 제시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한, 생산성 향상과 만족도를 

매개 변수로 소개하고 외생변수들과 목 변수 사

이에서의 역할을 검증한 의의도 있다. 실용  의

의로는 원격근무 솔루션 확산을 한 제조기업과 

도입기업, 정부의 역할 정립이다. 구체 으로, 제

조기업은 원격근무 솔루션 기능을 강화하기 해 

AI, 메타버스 등 최신 기술의 확  용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네트워크  단말 단계에서의 기

술  보안 강화와 제도  기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 한 도입기업은 원격근무 솔루션을 기존 

IT시스템과 동일하게 장기 으로 유지보수 되어

야 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련 기술  

산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원격근

무 솔루션 고도화  확산을 해 연구개발  지

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데, 소/ 견기업향 원격

근무 솔루션 개발, 원격근무 솔루션 구매  유지 

보수 지원 확  등이 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속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한계 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본 연구는 TOE 모델을 기

반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구성개

념 간의 계성을 악하 으나 다른 구성개념들

도 주요 변수로 고려될 수 있다. 를 들어, 기술  

측면에서는 타 기기와의 호환성, 실감성 정도, 조

직  측면에서는 경 진의 지원정도, 정보화 략 

수립  산 확보 수 , 디지털 환 방향성, 마지

막으로 환경  측면에서는 경쟁  압박 등이 추가 

검토될 수 있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유

형 별 결과 차이를 검증하지 못했는데, 보다 실효

성 높은 략  정책 수립을 해서는 기업의 규

모  조직 문화 등을 고려한 보다 세부 인 분석

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국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일반

화된 결론 도출을 해서는 원격근무 솔루션이 활

성화된 해외 국가들도 연구 범 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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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Technology-Organization-Environment (TOE) model, this study proposed a research model 

that explains the continuance intention of users in the with Covid-19 era considering the technical, organiza-

tional,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Remote Work Solution (RWS).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domestic RWS users. Partial least squares (PLS) were 

utilized to analyze the collected 411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unc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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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with continuance intention, but the health concerns did not. Finally, the correlations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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