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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이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략이 기업의 관계적 행동, 인지 차원, 지속적인 디지털 전

환을 통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1년 이상 근무한 국내 기업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2월 20일부터 2월 23일 설문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해 테스트하였으며, Smart PLS 4.0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략이 조직 내 협력과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구성원들의 디지털 기술 이해와 

인식을 향상시키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 둘째,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과 인지 차원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관계적 행동 차원의 영향

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디지털 전략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조직 내 상호작용

과 인식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한국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효

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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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digital strategy on firm performance through relational behavior, 

cognitive dimensions, and continuous digital transformation based on social capital theory. The research model 

was tested using data collected from a survey of 300 domestic corporate employees who have worked for over 

a year, conducted from February 20 to 23, 2024, using Smart PLS 4.0. The key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digital strategy plays a crucial role in promoting cooperation and 

interaction within the organization, enhancing members'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of digital technology, and 

strengthening the firm's competitiveness through continuous change and innovation. Second, continuous digital 

transformation and cognitive dimensions positively impact firm performance, while the influence of relational 

behavior dimensions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igital strategy can significantly 

affect firm performance by fostering interaction and perception changes within the organization, beyond mere 

technology adoption, and provide strategic implications for Korean firms to effectively pursue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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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기업 환경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에게 새

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1][2]  기존의 비즈니스 모

델과 운영 방식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3].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소비자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고, 시장 

구조를 재편하며, 새로운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이

러한 배경 속에서 디지털 전략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

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4],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하고 있다[5].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기술의 도입에 국한되지 않는

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 전환을 포함

하는 변화와 혁신의 과정을 말한다[6]. 디지털 전략은 이

러한 변화를 지향하고 구현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

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인

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관계적 행동

차원, 인지 차원, 그리고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은 기업이 

디지털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5].

디지털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조직 내의 다양한 행동 및 인지적 요소

들이 잘 조화되어야 한다. 특히 관계적 행동차원과 인지 

차원은 디지털 전략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관

계적 행동차원은 조직 내외부의 상호작용과 협력, 네트

워크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략의 실행을 지원하며[7], 인

지 차원은 조직 구성원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이

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8]. 이 두 가지 

차원을 고려하는 것은 디지털 전략이 조직 전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데 필수적

이다[9].

관계적 행동차원은 조직 내외부의 상호작용과 협력에 

초점을 맞춘다. 강력한 내·외부 네트워크와 긴밀한 협

력 관계는 정보와 지식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고, 혁신

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10]. 이는 사회적 자본 이

론(Social Capital Theory)에서 강조하는 신뢰, 규범, 네

트워크와 같은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1][12][13]. 사회적 자본은 이러한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형성되며, 디지털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여 

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

록 한다.

한편, 인지 차원은 조직 구성원들의 디지털 기술에 대

한 이해와 인식을 강조한다[14]. 이는 사회적 자본 이론

의 또 다른 측면으로, 조직 내에서 공유된 비전과 해석 

체계를 통해 구성원들이 디지털 기술과 관련 지식을 효

과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12][13]. 디

지털 역량과 관련 지식이 높은 조직은 새로운 기술을 효

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전략

의 성공적인 실행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처럼 사회

적 자본 이론은 관계적 행동차원과 인지 차원을 통합하

여 조직 내에서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하고, 디지털 기

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여 디지털 전략의 성공적인 

수립과 실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변화하는 시

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

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은 기술 변화

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15]. 이 과정에서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고객 경험을 혁신하며,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한다. 지

속적인 디지털 전환은 기업이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

요하다.

디지털 전략이 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1][16][17]. Hess et al.(2016)은 

디지털 전략이 기업의 운영 효율성과 시장 반응성을 높

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1]. 그러나 기

존 연구들은 주로 서구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한국과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 디지털 전략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대부분의 기

존 연구는 디지털 전략의 기술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직 내 사회적 자본, 특히 관계적 행동 차원과 

인지 차원이 디지털 전략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한국의 기업 환경은 독

특한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요소들

이 디지털 전략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많은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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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관계적 행동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조직 내외부의 상호작용과 협력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확인한다. 둘째, 디지털 전략이 인지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업 구성원들의 디지

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조직의 디지털 전략 수행

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본다. 셋째, 지속적인 디지

털 전환을 통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

써,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실행이 경쟁 우위 

확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확인한다.

2. 선행 연구 고찰

2.1 사회적 자본 이론 

사회적 자본 이론은 조직 내외부의 상호작용과 협력

을 통해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자원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와 혁신을 촉진한다. 이 이론은 프

랑스 사회학자 Pierre Bourdieud(1986)부터 시작되었으

며[11], 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을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자원으

로 정의했다. 이후 미국의 사회학자 James 

Coleman(1988)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행동을 조정하

고 집단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12]. 

또한, Robert Putnam(2000)은 사회적 자본 개념을 대중

화하며, 신뢰와 네트워크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13]. 

사회적 자본 이론의 주요 구성 요소는 신뢰, 규범, 네

트워크로 구분된다. 신뢰는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협력

과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조직의 디지털 전략 

수립과 실행을 돕는[18]. 규범은 조직 내에서 공유되는 

가치와 기대를 통해 구성원들의 행동을 조정하고 일관성

을 유지하게 한다[12]. 강력한 네트워크는 다양한 정보와 

자원의 흐름을 촉진하여 조직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13]. 이러한 사회적 자본 요소들은 디지털 전략의 성공

적인 실행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이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략

이 관계적 행동차원과 인지 차원을 통해 지속적인 디지

털 전환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

해 디지털 전략이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요소들과 어떻

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조직

의 혁신과 성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2.2 디지털 전략 

디지털 전략은 디지털화 맥락에서 회사의 전체적인 

비전을 설명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를 포

함한다. 이는 제품, 서비스,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회사

의 조직과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단기, 중기, 장기 디지

털화 목표와 이니셔티브를 정의한다[19].  현대 기업 환

경에서 디지털 전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며, 이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한다.

디지털 전략이 없는 조직은 운영 수준에서 단편적인 

프로젝트에 머물며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지 못한다[20]. 

이러한 비효율적인 접근은 중요한 시너지를 놓치고 조직 

전체의 잠재력을 낭비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 

통합적인 디지털 전략은 조직이 디지털 변환을 적극적으

로 수용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의 세계에서 경쟁력

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Ennemann and Linden(2016)은 

조정되지 않은 디지털 접근이 조직 전체의 역량을 소진

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21]. 이는 디지털 전략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데, 디지털 전략은 전략 관리의 중요한 구

성 요소로서, 전사적인 시각에서 디지털 기술의 통합과 

활용을 촉진한다. 또한, 디지털 전략은 조직이 디지털 변

혁에 대응하고, 디지털 기술이 중심이 된 세계에서 생존

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2]. 

디지털 전략의 주된 목표는 디지털 기술의 최적화를 

통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

장을 이루기 위해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4]. 이러한 선행 연구 고

찰을 토대로, 디지털 전략은 기술 변화의 파도를 타고 기

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

는 핵심적인 전략적 도구이다. 이는 기업의 전략 관리 체

계 내에 통합되어야 하며, 모든 조직 구성원이 디지털 전

략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 전념해

야 한다.

2.3 관계적 행동차원

관계적 행동차원은 협력적 관계를 수립, 유지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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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사용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23]. 사회적 자본 

이론의 맥락에서 관계적 행동은 신뢰, 네트워크와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관계적 행동이 좋을수록 관계 품

질도 좋아진다. 이는 개인 수준에서든 조직 수준에서든 

관계적 행동과 관계 품질이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24-26]. 

관계적 행동차원은 유연성, 정보 교환, 결속성과 같은 

여러 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원은 관계 품

질의 다양한 측면, 예를 들어 신뢰, 헌신, 만족과 같은 요

소에 영향을 미친다.  관계적 행동의 세 가지 차원(유연

성, 정보 교환, 결속성)이 관계 품질의 세 가지 차원(신

뢰, 헌신,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하

고 있다[27]. 특히, 업무 갈등의 맥락에서 관계적 행동은 

갈등 해결 및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관

계적 규범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28]. 즉, 조직 간 관계

의 질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

러한 이해는 조직의 성공과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적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관계적 행동차원은 조직 내외부에

서 협력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관계를 성공적

으로 매개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특

히, 업무 갈등과 같이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행동

들은 조직 간 협력을 증진시키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는 조직 간 관계의 질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러한 이해는 조직

의 성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2.4 인지 차원

인지 차원은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구성원들이 공

유하는 표현과 해석을 포함한다[29]. 이 차원은 네트워크 

자원으로 간주되는 지식과 자원이 경제적 이득으로 전환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즉, 인지 차원은 네트워크 

내에서 공유되는 코드와 언어, 공통의 이해 등을 포함하

며, 이러한 공유된 인지적 자산은 혁신과 기술 발전을 촉

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다. 사회적 자본 이론에 따르

면, 인지 차원은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

하게 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성과를 증진시킨

다[18][30][31].

또한, 인지 차원은 공유된 가치, 신념, 규범을 분석하

여 네트워크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관점을 제공하고 다

양한 의미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32][33].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와 관련된 변화를 겪을 가능

성이 높으며, 이러한 변화는 보다 정교한 인지 구조로 이

어진다[34]. 이는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

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인지 차원은 정보가 인식되고 처리되는 방식이 개인

의 행동과 조직의 성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

다. 따라서 인지 차원은 네트워크 내에서 공유되는 지식

과 자원이 경제적 가치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혁신의 기

반을 마련해준다. 이를 통해 조직은 디지털 환경에 신속

히 적응하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을 강화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

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2.5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내부프로세스, 관행 및 국제화 

전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조직이 전통적

인 가치를 창출 경로를 업그레이드 하고 시장에서 경쟁

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전환과 지속적인 비

즈니스는 기술적, 조직적 변화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이뤄진다[5].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지속적인 비즈

니스 성과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35].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성은 현대 비즈니스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역량을 활용하고 관련 과제를 해결

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지속 가능성의 길을 효과적으로 탐

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고, 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사

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6]. 이는 조

직 내 공유된 가치와 규범이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촉진

하고,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은 혁신적인 기업과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여 오래 지속되고 친환경적이며 유기적

인 방식으로 경제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37]. 이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 요소는 다양

한 정보와 자원의 흐름을 촉진하여 조직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

환이 경제, 사회, 환경의 세 가지 지속 가능성의 기둥을 

포함해야 한다[38].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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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전략적, 조직적 변화를 포괄

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 이

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

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6 기업성과 

기업성과는 조직이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동시에 충족

시키면서 개발과 유지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다[39].

기업성과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능력과 이익 창

출 능력의 질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는 기업

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내부 및 외부 이

해관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40]. 또한, 기업성과는 디지털 변환을 통해 기업 비

용 및 자본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두 가지 경로로 정의

되어 평가된다. 디지털 변환을 통해 기업은 생산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이고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9]. 

기업성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

적으로 기업이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이다. 이는 재무성과, 시장성과, 그리고 

혁신 성과로 구분된다[41]. 재무성과는 기업의 수익성, 

수익성 성장률, 자산 수익률(ROA) 등을 통해 측정되며, 

시장성과는 기업이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보여

주는 지표로, 시장 점유율이나 성장률 등을 통해 평가될 

수 있다. 혁신 성과는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시장에 도입하는지를 측정

하는 데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Li and Fei(2023)기반으로 하여 재무성

과와 시장성과 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성과를 측정하

였다[9]. 

3. 연구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디지털 전략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계적 행동차원, 인지 차원, 그리고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의 역할을 탐구하여 디지털 시대에 기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략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적 변수 통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 업

종, 매출액, 본사 지역을 통제 변수로 포함하였다. 산업 

업종은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디지털 전략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통제 변수이다. 매

출액은 기업의 규모와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디지털 전략의 효과를 평가할 때 기업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사 지역은 지역적 특성과 시장 환

경이 디지털 전략의 실행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통제 변수로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

정하였다[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 가설 

디지털 전략은 디지털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가

치를 창출하는 조직 전략이다[42]. 즉, 디지털 전략은 조

직이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시장

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적 계획이다. 디지털 기

술을 활용한 혁신은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뿐

만 아니라 고객 참여 증진과 새로운 시장 기회 발굴에 있

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43]. 이 전

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관계적 행

동이 필수적이다[44].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기존의 업무 수행 방식을 변화

시키고,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인

지적 유연성과 혁신적 사고를 촉진한다[42]. 이러한 변화

는 조직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

고 적용하는 능력을 개선한다. 더 나아가, 디지털 전략은 

조직이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지원하며, 이는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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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디지털 전략은 조직이 지속적으로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장기적인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다[46]. 즉, 디지털 전

략은 조직의 다양한 차원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조직이 디지털 시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관계적 행동차원은 조직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행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행동은 특히 비즈

니스 파트너십이나 고객과의 관계에서 중요하며, 신뢰 

구축, 약속 이행, 상호 의존성 인식, 그리고 개방적인 의

사소통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관계적 행동차원은 조직이 

외부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러

한 상호작용이 어떻게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47]. 

Kocoglu, Imamoglu and İnce(2011)에서는 혁신과 

TQM(Total Quality Management)이 조직 학습을 통해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관계적 행

동차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한다[48]. 이

러한 관계적 행동차원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파트너

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 구조

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

인지 차원은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 신념, 해석 능력

을 포함하며, 이는 결정 과정, 혁신의 수용, 그리고 새로

운 정보의 통합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29][32]. 조직이 적

절한 인지 차원을 개발하고 유지한다면, 이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며, 전

반적인 조직의 의사 결정 과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

다. 인지적 유연성은 또한 시장 변화에 대한 빠른 반응을 

가능하게 하여 경영 성과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

다[49].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은 조직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고객 경험을 향상

시키며,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비용 절감, 운영 효율성 증대, 그리고 시

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50-54].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통합은 기

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직결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표 1]. 

<표 1> 연구가설 

연구가설 

H1
디지털 전략은 관계적 행동차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디지털 전략은 인지 차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3
디지털 전략은 지속적 디지털 전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5
관계적 행동차원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6 인지 차원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표본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근무하는 1년 이상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4년 2월 20일(화)부터 2월 23일(금) 설문 조

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기업 성과에 대한 

설문의 정확성을 위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하였다. 

총 328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그 중 중복된 데이터 

및 사용에 부적합한 자료 28부를 제외한 300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mart 

PLS 4.0 프로그램의 부분 최소 자승(PLS) 알고리즘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여 측정 모

형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집중 타당도 및 판별 타당도

를 검증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의 가설 검증

을 위한 실증 분석이 진행되었다.

3.4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해 각 7점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작

성하여 각 변수를 측정하였다. 첫째, 디지털 전략은 

AlNuaimi et al.(2022)를 기반으로 4문항으로 구성하였

고[54], 관계적 행동차원과 인지 차원은 Scuotto et al. 

(2020)을 기반으로 각각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55], 지

속적인 디지털 전환은 Westerman, Bonnet and 

McAfee(2014)을 기반으로 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6]. 그리고 기업성과는 Li and Fei(2023) 기반으로 3문

항으로 구성하였다[9][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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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요약

4. 실증분석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는 총 300명으로, 성별   비율

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씩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지

역 분포는 서울이 33.7%로 가장 많고, 강원도와 제주도

는 각각 1%로 가장 적었다. 

<표 3> 설문대상자 기초 통계 분석결과

산업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2.7%로 가장 많았고, 헬

스케어 산업이 4%로 가장 적었다. 기업의 연혁은 10년 

이상인 기업의 응답자 수가 86.3%로 가장 많았다

[표 3]. 

변수 측정 항목  참고문헌 

디지털 
전략 

디지털 전략 1 
기업이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 전략을 통합하여 정부 및 다른 파트너와의 전략
적인 연계 정도

 AlNuaimi 
et al.(2022)

[54]

디지털 전략 2 기업이 비즈니스 전략에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에 대한 공유된 비전 생성 정도 

디지털 전략 3 기업이 디지털 기술이 비즈니스 전략에 어떻게 구현할지 공동으로 계획하는 정도 

디지털 전략 4 기업이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논의 정도  

관계적 
행동차원 

관계적 행동차원1 기업이 소통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정도

Scuotto et 
al.(2020)[55]

관계적 행동차원2 기업이 소통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정도

관계적 행동차원3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 개선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하는 정도 

인지 차원 

인지 차원 1 기업이 지식 수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정도

인지 차원 2 기업이 행동 패턴과 선호도를 잘 이해하고 반영하고 있는 정도

인지 차원 3 기업이 최신 시장 트렌드를 빠르게 인식하고 적용하는 정도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1 기업의 디지털 기술 투자 정도 

Westerman 
et al.

(2014)[56]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2 기업의 성과평가, 프로모션 등의 디지털 전환 목표와 일치 정도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3 기업의 정기적으로 최고 경영진과 함께 디지털 전환의 진행 상황을 검토 정도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4
기업의 디지털 이니셔티브가 공통된 핵심 성과 지표(KPI)를 통해 평가 되는 
정도

기업성과 

기업성과 1 지난 1년 동안, 기업이 경쟁사 보다 높은 시장 점유율 달성 정도 
Li & Fei 
(2023)[9]

기업성과 2 지난 1년 동안, 기업이 경쟁사 보다 높은 이익률 기록 정도 

기업성과 3 지난 1년 동안,기업이 경쟁사 보다 높은 매출 성장률 기록 정도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전체 300 100.0 전체 300 100.0

성별
남성 150 50,0

산업업종

IT·통신 40 13.3

여성 150 50.0 유통 27 9.0

연혁 

1년 이상 ~ 3년 미만 4 1.3 금융·보험 13 4.3

헬스케어 12 4.03년 이상 ~ 7년 미만 13 4.3
제조 98 32.7

7년 이상 ~ 10년 미만 24 8.0
미디어·엔터테인먼트 10 3.3

10년 이상 259 86.3 그 외 100 33.3

본사
지역

서울 101 33.7

매출액 
(전년도)

10억 미만 56 18.7

인천/경기도 75 25.0 10~50억 미만 72 24.0

대전/충청도 35 11.7 50~300억 미만 87 29.0

부산/대구/경상도 69 23.0 300~1000억미만 31 10.3

광주/전라도 14 4.7 1000~1500억 미만 12 4.0

강원도 3 1.0 1500억 이상 42 14.0

제주도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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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연구 모형의 검증하기 위해 확

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측정 도구가 

일관되고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집중

적 타당성, 그리고 판별 타당성을 측정하여 모형의 적합

성을 평가하였다[표 4].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 표본 전체 

0.844~0.950로 평가기준 0.7 이상이고, Composite 

Reliability 값이 표본 전체  0.859~0.950로 평가 기준 0.7

이상으로 측정되어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검증되었다. 

집중 타당도는 요인 적재량이 표본 전체 0.798~0.944

로 양호하였고, AVE가 표본 전체 0.761~0.870로 평가기

준 0.5이상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도 역시 검증되었다. 

변수 측정항목 Outer Loading Cronbach’s α CR(rho_a) AVE 

디지털 전략 

디지털 전략  1 0.896

0.909 0.914 0.788
디지털 전략  2 0.926

디지털 전략  3 0.924

디지털 전략  4 0.798

관계적 행동차원 

관계적 행동차원 1 0.901

0.878 0.880 0.804관계적 행동차원 2 0.917

관계적 행동차원 3 0.872

인지 차원 

인지 차원  1 0.829

0.844 0.859 0.761인지 차원  2 0.903

인지 차원  3 0.884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1 0.926

0.950 0.950 0.870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2 0.937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3 0.944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4 0.923

기업성과 

기업성과 1 0.914

0.917 0.919 0.857기업성과 2 0.937

기업성과 3 0.926

<표 4> 변수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및 집중타당도 

* 대각선은 각 변수에 대한 AVE 값의 제곱근

다음으로는 측정변수 간 판별성을 보기 위한 판별 타당

도는  [표 5] 결과와 같이 AVE의 제곱근이 각각의 변수 

간의 상관계수의 최댓값보다 크게 측정되어 판별 타당도 

역시 검증되었다. 연구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사용하여 t값을 추정하고, 이를 바

탕으로 경로계수의 유의성 및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이

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그림 2].

관계적 행동차원 기업성과 디지털 전략 인지 차원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관계적 행동차원 0.897

기업성과 0.502 0.926

디지털 전략 0.665 0.655 0.888

인지 차원 0.707 0.576 0.660 0.873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0.627 0.639 0.830 0.615 0.933

<표 5> 판별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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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05, **: p<0.01, ***: p<0.001 )

선행 변수에 의한 내생변수들의 설명력은 관계적 행

동차원 0.443, 기업성과 0.474, 인지 차원 0.436, 지속적

인 디지털 전환 0.689로 중간정도의 설명력을 가진다. 

디지털 전략이 관계적 행동차원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1>(t= 18.450, p=0.000)과, 디지털 전

략이 인지 차원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t=17.651, p=0.000)와 디지털 전략이 지속적인 디지

털 전환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t=41.724, p=0.000)은 모두 채택되었다. 그리고 지속

적인 디지털 전환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4>(t=6.069, p=0.000)와 인지 차원이 기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t=4.183, p=0.000)은 채택되었으나, 관계적 행동차원

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t=0.086, p=0.466)는 기각되었다. 이는 선행연구 

[49][51]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략이 기업의 다양한 차원에 미치

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디지털 전략

이 관계적 행동차원과 인지 차원,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을 통해 기업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 반면, 관계적 행동차원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략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업 특성과 파생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산업 업종, 매출액, 본사 지역을 통제 변

[그림 2] 연구모형 검증 결과

가설 경로명칭 경로계수 t-값 검증결과 

H1 디지털 전략 → 관계적 행동차원 0.665 18.450﹡﹡﹡ 채택

H2 디지털 전략  → 인지 차원  0.660 17.651﹡﹡﹡ 채택

H3 디지털 전략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0.830 41.724﹡﹡﹡ 채택

H4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 기업성과 0.447 6.069﹡﹡﹡ 채택

H5 관계적 행동차원  → 기업성과 -0.007 0.086 기각

H6 인지 차원  → 기업성과 0.294 4.183﹡﹡﹡ 채택

변수 adj.R² R²

관계적 행동차원 0.441 0.443

기업성과 0.465 0.474

인지 차원 0.434 0.436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0.688 0.689

<표 6>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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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사용하였다. 각 통제변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통제변수 t-값 설명

산업업종 1.928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단측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은 1.645이상임. 매출액 2.398

본사지역 0.086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표 7> 통제변수 

산업 업종과 매출액 통제변수는 기업 성과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이나 매출액이 높은 기업이 더 높은 성과를 보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매출액은 재정적 안정성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반

면, 본사 지역의 t-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므

로, 본사 지역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전략과 사회적 자본 요소들이 기업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산업 업종과 매출액과 같

은 외부 요인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

는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높이고, 다양한 맥락에서의 적

용 가능성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본사 지역

의 경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으

며, 이는 다른 중요한 변수들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5.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이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략

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검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략이 관계적 행동차원, 인지 차원 및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세 가지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디지털 전략이 관계적 행동차

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디지털 도구와 

전략이 조직 내에서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또한, 디지털 전략이 인지 차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로 

디지털 기술이 조직 구성원의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

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 영향에 미친다

는 연구결과는 디지털 전략이 일회성 도입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 향상에 

필수적이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지속적인 디지털 혁

신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한다

는 점에서 일치한다. 둘째,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과 인

지 차원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도 

채택되었다. 이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

입하고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은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또한, 인지 차원이 기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디지털 기술이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 공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

키고, 이를 통해 기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인지 차원이 조직 내 혁신과 

학습을 촉진하여 기업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점과 일치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행동차원이 기업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해당 

가설은 기각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관계적 행동차원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적 행동차원이 다른 중재 변수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추가적

인 연구를 통해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5.2 학술적 시사점

본 연구는 디지털 전략이 관계적 행동차원, 인지 차

원 및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

로써, 디지털 전략이 기업성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디지털 전략이 관계적 행동 차원과 인지 차원을 통

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의 디지털 전략 연구가 주로 기술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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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디지털 전략의 효과를 탐구하여, 디지털 전략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조직 내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

진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밝혔다. 둘째, 사회적 

자본 이론의 맥락에서 디지털 전략의 역할을 강조하였

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략이 조직 내외부의 네트워크, 

신뢰, 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 요소를 강화하여 기업 성

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는 디지털 전략

이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도구임을 보여준

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의 문화적 맥락에서 디지

털 전략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 기업은 독특한 계층 

구조와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요소가 디지털 전략의 실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를 탐구함으로써,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전략 수

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넷째, 본 연구는 지속적인 디

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즉, 디지털 전략이 

일회성 도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

해 장기적인 기업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디지털 전략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5.3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은 디지털 전략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조직 내 다

양한 상호작용과 인식 변화를 촉진한다는 점을 인식해

야 한다. 이는 디지털 전략 수립 시 기술적 요소뿐만 아

니라 조직 문화, 직원 교육, 협력 시스템 등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강한 위계

질서와 집단주의 문화가 관계적 행동차원의 영향을 제

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디지

털 전략을 실행할 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수평적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셋째, 디지털 전략이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단발

적인 프로젝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

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

인 기술 업데이트, 직원 교육, 디지털 혁신 문화를 지속

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넷째, 관계적 행동차원이 기업성

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조직 내 협업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활성

화, 협업 문화 조성, 팀워크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직원

들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것이 디지털 전략의 성공에 

결정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 프

로그램,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지속

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글로벌 시장에

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조직 문화

와 비즈니스 관행에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

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5.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디지털 전략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특히 관계적 행동차원, 인지 차원, 

그리고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의 역할을 심도 있게 탐구

하여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관계적 행동차원의 영향을 평가하는 측정 

도구가 한국의 조직 문화에 완전히 적합하지 않을 수 있

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하게 개발된 측정 도구를 사

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가 있다. 둘째, 디지털 전략의 변화와 그 효과를 장기적

으로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

야에 걸쳐 디지털 전략의 영향을 조사하여 산업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

에게 디지털 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

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산

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

장함으로써 보다 일반화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략의 효과를 다양한 

조직 환경에서 검증하고, 전략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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