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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의도에 대한 

기업민첩성의 조절효과 연구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도입 시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민첩성의 조절 효과를 검토하였다. 연구는 기술수용모형(TAM)과 기술-조직
-환경(TOE) 모형을 바탕으로 도입 유용성, 도입 용이성, 디지털 전환 역량, 최고경영자 지원, 고객 요구, 경쟁 압력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고, 기업 민첩성을 조절 변수로 설정해 316개의 유효 표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입 용이성,
디지털 전환 역량, 최고경영자 지원, 고객 요구, 경쟁 압력은 모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디지털 전환 역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의 필수 요소임을 시사한다. 반면, 도입 유용성은 수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는데, 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 시 비용과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 민첩성은 수용 의도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조절 효과를 나타냈으며, 민첩한 기업일수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기업 민첩성이
높을 경우 도입 유용성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시도로서 학문적 의의가 크며, 실무적으로는 디지털 전환 역량과 최고경영자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다만, 연구 범위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되어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업종과 분야로 확대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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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업, 임업, 수산업 등 주요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 금융, 운송, 교육, 의료, 유통 등의 산업에서도 두드러
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사회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AI), 빅데이
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5G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비즈니
스 및 서비스 모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는 비즈니스

1)제1저자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 과정, ecomo100@naver.com
2)교신저자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claire@hoseo.edu
· 투고일: 2024-08-26  · 수정일: 2004-09-21   · 게재확정일: 2024-09-23



백운흥·이소영

2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2024 9. Vol.7 No.3

모델과 프로세스 전반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간소화하여 향상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김
창호, 2020). 본질적으로 디지털 혁신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인력과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조직 내
부 및 외부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기존 비즈니
스 운영에 단순히 통합하는 것만으로는 디지털 혁신을 완전히 달성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법론과 모델을 포함한 비즈니스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해 필수적인 특성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러한 특성과 수용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하다(조영삼, 202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국민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중요한 이동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도 연간 
43억 4천만 명의 이용객이 지역 간 및 지역 내 이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핵심 운송수단이다(국토통계포털, 
2023). 그러나 2004년 KTX 경부선 개통, 2015년 호남선 고속철도 개통, 2016년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인해 철도는 연간 1억 6천만 명의 지역 간 수송을 담당하고 있으며(철도통계연보, 2023), 국가철도망의 지속적
인 확장에 따라 철도 이용 인원이 증가하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송 수요는 감소하고 있어 산업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유연승, 2020).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되
었으며, 재택근무와 비대면 활동의 확대로 인해 지역 간 및 지역 내 이동이 감소하였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송 인원 회복은 더딘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경영상 악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부
가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유연승, 조규석, 
2021).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모빌리티(Mobility) 시대가 도래
하였다. 획일적인 노선과 시간 중심의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차별화된 이용자 중심 모빌리티 서
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및 자가용 중심의 이동수단에 다양한 공유 개념
의 이동수단을 연계한 개인 맞춤형 통합 모빌리티(Mobility as a Service, MaaS) 서비스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김태형 외, 20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여전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구체적
인 진행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연구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기 위해 본 주제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연구가 거
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연구의 학술적 및 실제적 의미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첫
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에 대해 수용자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
의 기술적 속성 중심의 연구를 넘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
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구조화한 후,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우선순위를 밝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 도입 촉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서 기업 
민첩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의 디
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에 대한 학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되
며, 이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크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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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일정한 구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운행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시내버
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세분된다.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은 특정 사업 구역을 설정하여 그 구역 내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
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등이 있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
으로 조정하여 운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2023년 말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노선버스 승객 수는 2019년의 약 81%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2023년 시내·시외·고속버스의 승객 수는 43억 4천 500만 명에 그쳤다. 이는 2019년 53억 4천 700만 명에 비
해 여전히 낮은 수치다. 반면, KTX와 일반 열차, 수서고속철도(SRT)를 합한 2023년 철도 승객은 2019년 대비 
99.7%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국내선 항공 여객 수는 2019년의 97.6%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고속철도 및 저비용 항공사(LCC)와의 경쟁으로 인해 수요가 분산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
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2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교통 분야에도 변화가 요구되
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 및 인프라, 통합교통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 MaaS) 도입, 친환경 자동차 보
급 등 다양한 계획들이 정부 주도로 수립 및 추진되고 있다(박원일, 유연승, 2022).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객자
동차운송사업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2.2 여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개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개념은 여전히 유동적이며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
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기존의 ICT 도구들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통합을 통해 기존 
비즈니스 관행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K. S. Noh, 2020). 비즈니스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Westerman et al.(2011)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전
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Berman & Bell(2011)은 기업이 디지털 요소를 결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
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산업을 재편성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하였다. Kearney(2020)는 클라우드, 사
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추구하
는 기업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좁은 의미에서는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업
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전략적 
전환을 포함한다(김창호, 2020).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상(New Normal)으로의 진입
을 촉진하였다. 오프라인 경제 활동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특히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었
다. 이러한 온라인 비즈니스는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구독 경제 
모델의 형태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이준영, 2020). 또한, 코로나19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는 주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박현지 외, 202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에서도 자동차 중심의 시대에서 
모빌리티(Mobility)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들
이 등장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민형, 2023).

 2.3 기술수용모델과 TOE 프레임워크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Davis(1989)가 제시한 모델로, 정보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행동을 설명한다. 이 모델은 새로운 기술이 사용자의 업무나 일상에 유용하다고 인식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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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술을 수용하려는 의도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기술의 유용성은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성
과 향상에 기여할 것인지를 의미하며, 이는 사용자들이 기술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
한, 기술이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 또한 수용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사용자가 새로운 기
술을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Davis, 1989). 기술수용모델은 초기에는 이러한 
기술적 요인에만 집중했으나, Venkatesh & Davis(2000)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을 통해 외부 변인들, 
사회적 영향과 인지된 유용성의 결정 요인 등을 포함함으로써 모델의 범위를 넓혔다. Venkatesh & 
Bala(2008)는 이를 바탕으로 기술수용모델3(TAM3)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연구에서 외부 요인을 추가하여 기
술수용모델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외부 요인에는 개인의 혁신성, 기술적 특성, 사회적 변인 등이 
포함된다(이재신, 이민영, 2006; 유재현, 박철, 2010).
  TOE 프레임워크는 Tornatzky et al.(1990)에 의해 제시된 모델로, 정보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Technological), 조직적(Organizational), 환경적(Environmental)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이 프레임워크는 새로운 기술 도입 시 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조직의 리더십과 구조, 외부의 경쟁 압력과 규
제 환경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설명한다. Schniederjans & Yadav(2013)의 연구는 TOE 프레임워크
의 기술적 요인으로 비용, 상대적 이점, 보안 우려, 호환성 등을 분석하였고, 조직적 요인으로는 회사의 규모와 
최고경영자의 지원을 포함시켰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경쟁자의 압박과 규제 지원을 주요 변수로 삼았다. 또한 
Lin(2014)는 클라우드 기술 도입에 있어 TOE 프레임워크의 세 가지 요인이 기술 도입과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과 TOE 프레임워크를 결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을 수용하려는 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TAM에서 제시하는 유용성과 용이성은 기술적 요인
에 속하며, TOE 프레임워크의 기술적 요인은 디지털 전환역량, 조직적 요인은 최고경영자의 지원, 환경적 요인
은 경쟁 압력과 고객 요구로 구체화 하였다. 이와 같이 두 이론을 통합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2.4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2.4.1 성향점수매칭 추정 과정

  2.4.1.1 도입 유용성과 도입 용이성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 하나로 기술수용모델(TAM)을 적용하여 도입 
유용성과 도입 용이성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였다. TAM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첫째,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은 특정 기술이나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업무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Davis, 1989). 아무리 우수한 기술
이나 시스템이라도, 실제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인식되면 소비자는 이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유용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시간, 비용, 노력을 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실증 연구에서도 검증되고 있다. MZ세대의 제품 유용성과 구매 의도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
(Osburg et al., 2020; 김지연, 안성희, 2022), 친환경 물류 플랫폼의 사용 의도를 분석한 연구(Kwak et al., 
2020), 그리고 사회적·환경적 공유 가치 창출과 린 캔버스를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연구(손승우, 한정완, 
2022) 등이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볼 때, 인지된 유용성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은 새로운 정보기술 시스템
을 사용하는 데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기술 사용이 업무 성과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면, 그 기술의 수용률은 높아질 것이다(Davis, 1989). 인지된 
용이성은 투자자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자발적 공시 활용 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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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Wibisono & Ang, 2019). 다양한 연구에서도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
템을 도입할 때, TAM의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은 많은 분야에서 검증된 바 있다.
  이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을 통해 기대되는 유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
서 기업과 조직이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신념은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
에서는 이를 독립 변수로 채택하였다.

  2.4.1.2 디지털 전환역량

  디지털 역량은 여가, 업무, 학습, 참여, 소비 활동, 사회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소통 
및 협업을 통해 정보를 관리하며, 콘텐츠를 창조하고 공유하는 데 필요한 태도, 지식, 기술을 의미한다(Ferrari, 
2012). 또한, 디지털 역량은 일상 생활과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보사회기술의 비판적 활용과 관련되며, 정보의 
배포, 평가, 저장, 생산, 표현,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협동적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ICT 기술을 활
용하는 것이다(Ilomaki et al., 2011).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도구와 정보를 사용하여 업무 및 학습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이애화, 
2016). 김형철(2021)은 디지털 역량을 보유하는 것은 시장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을 갖추는 것과 같으며, 이는 
개인, 국가,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디지털 역량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적 
역량으로, 정보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가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강광민, 김형철, 2022).
  디지털 전환 역량과 혁신 행동이나 경영 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분
야에서 디지털 전환 역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확인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역량을 보유한 경우, 
디지털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다(Ferrari, 2012). 또
한,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반영하는 능력이 경영 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hammadyari & Singh(2015)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역량
은 소기업의 경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역량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 시 수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독립 변수로 채택하
였다.

  2.4.2 조직적 요인

  2.4.2.1 최고경영자지원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영 목표를 설정하며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기업을 
운영하는 총괄 책임자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는 대부분 오너 경영자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적으로 관여하며 독점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인물이다(Mazzarol & Reboud, 2020). 따라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의지는 비즈니스 개발, 전략 수립 및 기업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Wang et al., 2016).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몰입은 기업
이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 최고경영자는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혁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 실
행과 지원에 있어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Kanter, 1988; Grover, 1993). 경영자가 혁신을 지지하고 지원
하는 태도는 혁신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Damanpour, 1991).
  이장균, 허철무(2022)는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 특성과 국제 인증 획득, 수출 지원 제도의 활용이 수출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고경영자의 혁신성과 적극성이 수출 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밝혔다. 청년 창업 농촌 기업의 성과 분석에서도 최고경영자의 개인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이언주, 허철무, 2020). 울산 석유화학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에서도 최고경영자의 지원과 품질경영 활동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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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박주경, 2023). 말레이시아 상장 기업 217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최고경영자의 지원이 기업의 
정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다(Zhong & Amponstira, 2021). 또한, 중소기업 최
고경영자 303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Seok et al., 2023).
  이와 같이, 최고경영자의 지원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독립 변수로 채택되었다.

  2.4.3 환경적요인

  2.4.3.1 고객요구

  Maslow(1943)의 수요 차원 이론(Hierarchical Theory of Needs)에 따르면, 고객 수요(Customer Demand)
는 고객의 목표, 필요, 소망, 기대를 의미한다. Kotler(2012)는 고객 요구를 고객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
해 구매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소비 수요로 정의하고 있다. Yang & Songi(2017)은 제품의 기능, 성능, 원가, 
구조 등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설명하며, 고객이 자신의 목적과 소망을 충족하기 위해 제품에 
대해 제시하는 다양한 요구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급변하는 경쟁 환경 속에서 고객 요구를 이해하는 
것은 기업 성공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기업은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깊이 탐구해야만,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충성도를 높이는 것은 기업이 생
존하고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모든 시장 경제에서 조직이 직면하는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송창
송, 2022). 송창송(2022)은 연구에서 고객 수요는 기업이 신기술을 수용하여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
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고객 요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독립 변수로 채택하였다.

  2.4.3.2 경쟁압력

  경쟁 압력은 기업이 속한 산업 또는 대체 부문에서 경쟁자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주로 
고객과 시장 점유율을 잃을 위험으로 정의된다. 기업은 경쟁 규칙을 변경하고, 산업 구조를 보완하며, 경쟁 업
체보다 우월한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Ghobakhloo & Ching, 2019). 경쟁자 압박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조직의 제품이나 프로세스 혁신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이다(Oliveira, 2020). 
Oliveira(2010)의 전자상거래 영향 요인 연구에 따르면, 경쟁 압력은 산업 내 경쟁자들로부터 조직이 느끼는 압
박의 정도를 의미한다.
  Porter & Millar(1985)는 경쟁 압력을 혁신 지향성의 기초로 분석하였으며,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을 활용하
여 경쟁의 규칙을 바꾸고, 산업 구조에 변화를 주며, 경쟁자들을 능가하는 방법으로 경쟁의 판도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Zhu et al.(2006)은 TOE 모델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에서, 경
쟁자 압력이 e-비즈니스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운영 공급망 
관리에 관한 연구에서는 경쟁 압력이 블록체인 기술 채택 의도와도 긍정적으로 연관된다고 분석되었다(Wong 
et al., 2020). Prekumar & Ramamurthy(2007)에 따르면, 기업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해
야 한다는 압박에 의해 정보기술을 능동적으로 채택하게 된다. Patricia(2016)의 연구에서는 병원의 RFID 기술 
도입과 관련한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경쟁자 압력과 시장 동향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자 압력은 조직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 있어 기술 수용의 강력한 영향 요
인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경쟁 압력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독립 변수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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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2.5 기업민첩성

  조직 민첩성(Organizational Agility)이란,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기회와 위협 요소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역량을 의미한다(Christopher, 2000; Tallon & Pinsonneault, 2011). 
이는 예측이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동 관리 능
력을 포함한다(Arteta & Giachetti, 2004). Sarkis(2001)는 민첩성을 유연성과 간결성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
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기업은 고객 요구를 신속
히 파악하고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민첩성과 관련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서용선, 2021). 역동적인 경영 환경에서는 경쟁 기업보다 빠르게 기회를 포착하고 실행할 수 있
는 조직 민첩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기업은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서용선, 2021; March, 1991). 시
간 기반 경쟁 이론에서는 조직 민첩성을 가격, 수량, 품질, 배송 등 다양한 고객 요구를 만족시키는 능력 또는 
급변하는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으로 정의한다(Katayama & Benner, 
1999).
  서용선(2021)은 정보기술 의존 기업을 대상으로 민첩성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조직 민
첩성의 세 가지 측면인 고객 민첩성, 파트너 민첩성, 운영 민첩성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직 민첩성과 학습 민첩성이 잡 크래프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도출되
었다(전은정 외, 2020).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조직 민첩성은 예측할 수 없는 기업 내외부의 변화를 감
지하고 이를 극복하는 중요한 역량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민첩성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
이며,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 민첩성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
에서는 이를 조절 변수로 채택하였다.

Ⅲ.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연구 모형은 기술수용이론(TAM)과 기술-조직-환경(TOE) 이론을 기반으로 확장하여 
설정하였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는 도입 유
용성, 도입 용이성, 디지털 전환 역량, 최고경영자 지원, 고객 요구, 경쟁 압력의 6개 변인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업 민첩성을 조절 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구조적인 관
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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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한국기업혁신조사(KIS)2022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관
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3.2.1 환경적요인

  3.2.1.1 기술적 요인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은 특정 기술이나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업무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Davis, 1989).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나 시스템이라도, 실제 업무나 일상에서 유용성이 떨어
진다고 인식되면 소비자는 이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시간, 비
용, 노력을 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실증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소셜미디어 도서 정
보 이용 경험이 있는 일반인 3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보 탐색의 용이성과 유용성이 도서 정보 
이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요한 외, 2023). 또한 이윤효 외(2023)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도입 유용성과 용이성이 도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
였다. 도입 용이성과 수용 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Bouaguel & Alsulimani(2022)는 환경적 측면에서 도입 
용이성이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하였다. Shin et al.(2022)의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와 Yang et al.(2020)의 기업 ESG 정책에 대한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연구에서도 도입 용이성이 수용 의도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디지털 전환 역량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큰 개념으로, 이는 단순한 디지털 기술 활
용을 넘어서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능력과 관련되며 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다(김경호, 
2022).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소상공인의 인터넷 이용 시간, 
홈페이지 방문 횟수, 학습 정보 수집 의지가 증가하며, 온라인 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김
선희, 2017). 김형철(2021)은 디지털 역량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적 요인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도출
하였다.

  H1-1. 도입 유용성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도입 용의성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디지털 전환역량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1.2 조직적 요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최고경영자지원은 새로운 비즈니스 도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혀졌다(Mazzarol & Reboud, 2020). Aibar-Guzmán & Frías-Aceituno(2021)
는 환경 의식이 높은 최고경영자가 ESG 경영 도입을 위한 환경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긍정적인 성과
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지원은 인도 상장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Chhavi Jatana, 2022). Kim et al.(2017)은 최고경영자의 지원이 기업 성과와 
디지털 혁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의 지원은 Industry 4.0과 비즈니스 디지털화를 실
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eatriz et al., 2021).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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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직적 요인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도출하였다.

  H1-4. 최고경영자지원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1.3 환경적 요인

  고객 요구와 수용 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자동차 부문에서 고객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Pablo et al., 2022). Guled & Abdijalil(2022)
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변화하는 고객 요구 사항을 효율적으로 충족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위해서는 고객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개인화와 고객 중심의 기업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비즈니스 혁
신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 가치와 집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하였다(Anastasiya et al., 2022).
  경쟁 압력과 수용 의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경쟁 압력은 기업이 속한 산업 또는 대체 부문에서 경쟁자로부터 
느끼는 위협의 정도를 나타내며, 이는 주로 고객과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는 위험으로 정의된다. 기업은 경쟁 규
칙을 변경하고, 산업 구조를 개선하며, 경쟁업체보다 우월한 새로운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경영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다(Ghobakhloo & Ching, 2019). 안문형(2021)의 연구에 따르면, 농업 벤처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의도에 
있어 경쟁자 압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환경
적 요인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5. 고객요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6. 경쟁압력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절변수 : 기업민첩성 가설

  기업의 민첩성은 뛰어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기업 활동을 조정
하는 데 유익한 역할을 한다(김근아, 김상현, 2013). 즉, 민첩성은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실행 가능한 대응 
능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 활동 전반을 확장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Sambamurthy et 
al., 2003). 또한, 심화되는 경쟁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민첩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민첩성은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공급사슬 환경에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역량이 민첩한 역량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Sangari & Razmi, 2015). 기존 연구에 따르면, 최재원(2023)
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조직 민첩성이 경쟁 가치 리더
십과 혁신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밝혔다. 반면, 원영래 외(2022)은 직무 열의가 학습 민첩성과 변화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조직 민첩성이 이들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조직 민첩성의 
조절 효과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절 변수인 기업 민첩성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
용 의도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1. 기업민첩성은 도입 유용성과 수용의도 사이에서 정(+)의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2-2. 기업민첩성은 도입 용이성과 수용의도 사이에서 정(+)의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2-3. 기업민첩성은 디지털 전환역량과 수용의도 사이에서 정(+)의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2-4. 기업민첩성은 최고경영자지원과 수용의도 사이에서 정(+)의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2-5. 기업민첩성은 고객요구와 수용의도 사이에서 정(+)의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2-6. 기업민첩성은 경쟁압력과 수용의도 사이에서 정(+)의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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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항목

구분 변수명 문항수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독립변수

도입 
유용성 5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 시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경영 
성과, 업무 효율성, 경영 원가 절감 등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

Davis(1989)
Venkatesh & Davis(2000) 
이윤호 외(2023), 김요한(2023) 

도입 
용이성 5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 시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하며, 지식을 얻고, 정보를 습득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구
축할 수 있는 능력 정도

Davis(1989)
Venkatesh & Davis(2000),
김남형(2023)

디지털 
전환역량 5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업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 내부 운영 프로세스를 혁신,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정도

Westerman et al.(2014a), 박
현오(2020),박동휘(2020),송현
덕·장명희(2023)

최고경영
자지원 5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 시 최고경영자의 의지, 관심, 이

해도 및 지원 정도
Hambrick(1989),정상일,박현숙
(2021),이종근(2023), 이윤효 외
(2023)

고객 요구 5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 시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
는 정도

Ramamurthy&Premkumar(19
99),Chwelos(2001),송창송
(2022), 이윤효 외(2023) 

경쟁압력 5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 시 경쟁자의 압박이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 도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Oliveira(2020),안문형(2021)

조절변수 기업
민첩성 5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 시 회사가 시장 변화에 대해 정

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민첩성 정도
Sambamurthy et al.(2003), 
Richardson et al.(2014),서용
선(2021), 최재원(2023)

종속변수 수용의도 5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 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
용하려는 의도 정도 Venkatash(2003,2012,2016)

통제변수 연령, 직종, 근속연수 

 3.3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연구 모형에 따라 도출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실증적 분석을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직원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2024년 5월 3부터 5월 
12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 자료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316개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
다. 응답자의 특성은 남성 92.7%, 여성 7.3%이고 연령은 30대 미만이 9.5%, 40대 26.6%, 50대 58.2%, 60대 
이상이 5.7%이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50.6%, 전문대졸 25.9%, 대졸이상이 23.5%로 나타났다. 직종은 운전직 
36.7%, 정비직 19.0%, 사무직 31%, 영업현장직이 13.3%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속연수는 10년 미만이 20.3%, 
10년이상 20년 미만이 32%, 20년이상 30년 미만이 34.2%, 30년 이상이 13.5%로 나타났다. 설문지 문항의 구
성 및 조작적 정의는 아래 <표 1>과 같다. 

Ⅳ. 실증 분석 결과  

 4.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통해 각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으며, KMO 값은 0.949,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 값은 11170.126(p=0.000)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설명된 총분산은 76.06%로, 모형의 적합성
이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변인의 Cronbach’s α 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타당도와 신뢰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가설 검정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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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변수 1 2 3 4 5 6 7 8 Cronbach‘s α

기업민첩성

EG2 .846 .200 .038 .180 .139 .174 .112 .074

0.936
EG4 .841 .220 .117 .194 .137 .108 .111 .055
EG1 .811 .225 .017 .156 .107 .161 .094 .090
EG5 .790 .248 .156 .221 .111 .100 .135 .065
EG3 .720 .141 .160 .274 .130 .229 .123 .093

수용의도

AI3 .238 .817 .205 .113 .167 .134 .174 .168

0.950
AI2 .269 .801 .156 .154 .180 .125 .174 .198
AI5 .279 .768 .198 .201 .185 .156 .158 .132
AI1 .266 .756 .134 .192 .223 .125 .185 .215
AI4 .221 .723 .182 .276 .128 .153 .230 -.015

도입용이성

UF3 .146 .176 .818 .166 .132 .109 .078 .195

0.909
UF2 .121 .096 .767 .172 .200 .111 .108 .158
UF4 .118 .135 .747 .100 .152 .205 .134 .189
UF5 .084 .205 .744 .073 .159 .166 .174 .264
UF1 .005 .128 .736 .135 .110 .171 .088 .226

최고경영자
지원

CEOS3 .220 .207 .142 .775 .161 .164 .193 .133

0.925
CEOS2 .304 .114 .215 .771 .139 .170 .076 .113
CEOS1 .195 .155 .123 .743 .169 .269 .096 .173
CEOS4 .245 .239 .113 .738 .172 .149 .232 .162
CEOS5 .276 .209 .196 .630 .188 .201 .242 .079

고객요구

CR2 .193 .217 .175 .154 .785 .130 .195 .198

0.927
CR1 .094 .175 .206 .198 .749 .219 .166 .188
CR3 .149 .159 .234 .117 .697 .250 .233 .245
CR4 .190 .200 .179 .179 .673 .127 .277 .189
CR5 .163 .213 .165 .251 .644 .243 .286 .208

디지털전환
역량

DTC4 .156 .192 .196 .264 .176 .722 .126 .192

0.893
DTC2 .184 .168 .212 .203 .179 .721 .156 .209
DTC1 .184 .011 .121 .056 .216 .714 .166 .139
DTC3 .161 .143 .193 .232 .134 .667 .182 .235
DTC5 .197 .234 .195 .258 .155 .638 .180 .146

경쟁압력

CP2 .119 .230 .168 .194 .138 .144 .762 .119

0.893
CP1 .136 .096 .114 .094 .183 .215 .746 .241
CP3 .179 .233 .103 .265 .247 .102 .745 .113
CP4 .087 .261 .145 .118 .230 .149 .683 .200
CP5 .144 .060 .126 .110 .412 .254 .540 .226

도입 유용성

INT3 .104 .119 .249 .158 .210 .098 .141 .761

0.875
INT1 .076 .158 .178 .141 .272 .155 .149 .733
INT4 .067 .154 .238 .078 .147 .183 .217 .723
INT5 .094 .100 .236 .064 .056 .215 .195 .636
INT2 .039 .082 .295 .224 .304 .251 .072 .583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3>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변인 간에 정(+)의 유의한 상관
관계가 확인되었다. 도입 유용성과 도입 용이성 간의 상관관계는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미한 
결과였다. 반면, 기업 민첩성과 경쟁 압력 간의 상관관계는 .34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이 역시 유의미한 결
과로 확인되었다. 모든 변인 간 상관관계가 .8 이하로 나타나 독립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조철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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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도입
유용성

도입
용이성

디지털
전환역량 최고경영자지원 고객요구 경쟁압력 기업

민첩성

도입 유용성 1 　 　 　 　 　 　
도입 용이성 .657**

1 　 　 　 　 　
디지털전환역량 .609** .543**

1 　 　 　 　
최고경영자지원 .490** .473** .603**

1 　 　 　
고객요구 .647** .557** .621** .534**

1 　 　
경쟁압력 .473** .409** .490** .521** .556**

1 　
기업민첩성 .365** .364** .559** .538** .486** .347**

1

수용의도 .516** .505** .583** .537** .593** .489** .605**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양측)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타당도(집중 타당도 및 판별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설 검정을 진행하였다.

 4.3 인과관계 가설 검정 결과

  본 연구 모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 변수들(도입 유용성, 도입 용이성, 디지털 전환 역량, 최고경영자 지원, 고객 요구, 경쟁 압력)을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연령, 직종, 근속연수를 통제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 변수들과 
수용 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47.6%로 나타났으며, F 검정 결과 모형의 적합
성은 32.820,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VIF 값이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분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도입 유용성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β 값은 .046으로 나타났으며, T값은 .661, P값은 
.05 이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 즉 도입 유용성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도입 용이성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β 값은 .115로 나타났고, T값은 2.085, P값은 .05 
미만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 즉 도입 용이성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디지털 전환 역량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β 값은 .244로 나타났고, T값은 3.263, P값은 
.05 미만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 즉 디지털 전환 역량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최고경영자 지원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β 값은 .124로 나타났고, T값은 2.756, P값은 
.05 미만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4, 최고경영자 지원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고객 요구가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β 값은 .238로 나타났으며, T값은 3.533, P값은 .05 
미만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 고객 요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경쟁 압력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β 값은 .103으로 나타났으며, T값은 2.345, P값은 .05 
미만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6, 경쟁 압력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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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 결과 

구분 변수명 모형1: 모형2: 
B β t p B β t p VIF

통제 
변수

연령 -.114 -.133 -1.894 .059 -.126 -.148 -2.843 .005 1.626
직종 -.023 -.038 -.564 .573 -.039 -.064 -1.288 .199 1.495

근속연수 .083 .227 3.106 .002 .053 .146 2.685 .008 1.776

독립 
변수

도입 유용성 .046 .042 .661 .509 2.374
도입 용이성 .115 .119 2.085 .038 1.968

디지털전환능력 .244 .197 3.263 .001 2.189
최고경영자지원 .124 .156 2.756 .006 1.926

고객요구 .238 .218 3.533 .000 2.292
경쟁압력 .103 .123 2.345 .020 1.661

모형 
통계량

 R² .026 .476
F 3.799* 32.820***

∆R² .456
∆F 45.697***

 *p<.005,    ***p<.001  

 <표 5> 기업민첩성의 조절효과 분석

구분 coeff t p LLCI ULCI statistics

H2-1
도입 유용성

→ 
수용 의도

도입 유용성 .075 1.149 .252 -.054 .205 △R²=.006
F=4.168
P=.042

기업민첩성 .295 6.094 .000 .200 .391
상호작용 .117 2.041 .042 .004 .231

H2-2
도입 용이성

→ 
수용 의도

도입 용이성 .115 2.255 .025 .015 .215 △R²=.014
F=9.937
P=.002

기업민첩성 .291 6.101 .000 .197 .384
상호작용 .157 3.152 .002 .059 .254

H2-3
디지털전환역량

→ 
수용 의도

디지털전환역량 .151 2.046 .042 .006 .296 △R²=.010
F=6.723
P=.010

기업민첩성 .310 6.552 .000 .217 .403
상호작용 .151 2.593 .010 .036 .265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한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 크기는 디지털 전환 역량, 고객 요
구, 최고경영자 지원, 도입 용이성, 경쟁 압력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4.4 인과관계 가설 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SPSS 24의 매크로 기능을 활용한 Process Macro 4.1을 사용하여 기업 민첩성의 조절 효과
를 검증하였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Hayes 교수가 개발한 방법으로, Baron and Kenny의 3단계 분
석 방법과는 달리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 간 상호작용 항의 유의성을 중심으로 검증하며, 이 상호작용 항이 유
의할 경우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Hayes, 2017). 둘째,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조사된 데이터 
결과를 bootstrapping 방식으로 오차와 신뢰 구간을 추정하여 조절 효과의 유의성을 파악하였다(Hayes, 
2017).
  신뢰 구간 추정법을 사용한 조절 효과 가설 검정에서는 상호작용 항(독립 변수 x 조절 변수)의 신뢰 구간
(confidence interval: CI) 내에서 하한선(lower limit of 95% CI: LLCI)과 상한선(upper limit of 95% CI: 
ULCI) 사이에 0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Hayes, 2017). 만약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 0이 
없을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0이 존재할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
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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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4
최고경영자지원

→ 
수용 의도

최고경영자지원 .071 1.676 .095 -.012 .154 △R²=.031 
F=21.951
P=.000

기업민첩성 .322 6.979 .000 .231 .413
상호작용 .187 4.685 .000 .108 .265

H2-5
고객요구

→ 
수용 의도

고객요구 .188 2.952 .003 .063 .314 △R²=.013
F=8.711
P=.003

기업민첩성 .298 6.266 .000 .204 .391
상호작용 .158 2.951 .003 .053 .264

H2-6
경쟁압력

→ 
수용 의도

경쟁압력 .111 2.756 .006 .032 .191 △R²=.025
F=17.350
P=.000

기업민첩성 .312 6.724 .000 .221 .404
상호작용 .161 4.165 .000 .085 .237

  조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 항이 유의해야 한다. 둘째, 설명력(R²)이 유의미하게 증대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조절 효과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모든 관계에서 2가지 조건을 충족하므로,
 
  H2-1. 기업민첩성은 도입 유용성과 수용의도 사이에서 정(+)의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2-2. 기업민첩성은 도입 용이성과 수용의도 사이에서 정(+)의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2-3. 기업민첩성은 디지털 전환역량과 수용의도 사이에서 정(+)의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2-4. 기업민첩성은 최고경영자지원과 수용의도 사이에서 정(+)의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2-5. 기업민첩성은 고객요구와 수용의도 사이에서 정(+)의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2-6. 기업민첩성은 경쟁압력과 수용의도 사이에서 정(+)의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의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4.5 논의

  본 연구의 가설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인과관계와 조절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 변수인 도입 용이성, 디지털 전환역량, 최고경영
자 지원, 고객 요구, 경쟁 압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입 유용성은 수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들(Okumus & Ozturk, 2015)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은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 도입 시 많은 비용과 리스크에 비해 도입 유용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역량이 수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선행 연구들(김경
호, 2022; 김선희, 2017)의 결과를 지지한다. 최고경영자 지원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 결과는 
Mazzarol & Reboud(2020)와 Chhavi Jatana(202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에는 
전략, 조직, 설비, 시스템 등과 관련된 인프라에 큰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정책 결정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고객 요구와 경쟁 압력 또한 수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Pablo et al., 2022; Guled & Abdijalil, 2022; 
Ghobakhloo & Ching, 2019)과 일치한다. 각 변인들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순서는 디지털 전환 역
량, 고객 요구, 최고경영자 지원, 도입 용이성, 경쟁 압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의사 결정 체계에서 
최고경영자 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예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 역량과 고객 요구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기업 민첩성의 조절 효과에 대한 논의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도입 유용성, 도입 용이성, 디지털 전
환역량, 최고경영자 지원, 고객 요구, 경쟁 압력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 간의 관계에서 기업 민첩
성이 조절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들(Sangari & Razmi, 2015; Tallon & 
Pinsonneault, 2011)과 일치한다. 특히, 도입 유용성은 수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기업 
민첩성의 조절 효과가 있을 때 도입 유용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민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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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일치하며 기업 민첩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업 민첩성은 고객과의 상호작용, 내부 운영의 편성, 외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생태계 활
용과 관련된 능력을 포괄하며, 고객 민첩성, 파트너 민첩성, 운영 민첩성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ronin, 2000; Treacy & Wiersema, 1993). 기업은 이러한 민첩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 각 하위 요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입하는 데 있어 수용자 관점에서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독립 변수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민
첩성이 이러한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하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수용모형(TAM)과 
기술-조직-환경(TOE) 모형을 활용하여 도입 유용성과 도입 용이성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여기에 디지털 
전환 역량을 추가하였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의사결정에서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한 특성을 반영
하여 최고경영자 지원을 독립 변수로 채택하였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고객 요구와 경쟁 압력이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도입에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판단되어 변인으로 추가하였다. 연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16개의 유효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 도구로는 
SPSS 24.0과 Process Macro 4.1을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 및 조절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입 용이성, 디지털 전환 역량, 최고경영자 지원, 고객 요구, 경쟁 압
력은 모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도입 유용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강한 순서는 디지털 전환 역량, 고객 요구, 최고경영
자 지원, 도입 용이성, 경쟁 압력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전환 역량이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
입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기업 민첩성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디지털 트
랜스포메이션 도입 시 수용 의도에 긍정적인 조절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업 민첩성이 높은 
수준일수록 기업이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이에 맞춘 신속한 대응을 통해 뛰어난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김근아, 김상현, 2013). 본 연구 결과는 세계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도 기업 민첩성이 수용 의도에 조절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1 시사점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연구의 초기 단계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
한 연구는 주로 금융업, 제조업 등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이루어졌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에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수적임
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은 매우 드물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시도 중 하나로, 학문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적 연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 의의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형(TAM)과 TOE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도입 유용성, 도입 용이성, 디지털 전환 역량,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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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고객 요구, 경쟁 압력 등의 요인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 검증하였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대상으로 수용자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셋째, 본 연구는 영향력의 차이를 추가로 분석함으로써 각 요인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규
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적, 조직적, 환경적 요인을 통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 관계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들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
와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요소 및 우선순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어
떤 요인이 중요하고,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제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기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연구
들이 다수의 산업에서 단일 요인에 집중된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들
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용 의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한 점에서 실무적으로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디지털 전환 역량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를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이 필수적임을 시사
하며, 디지털 IT 시스템, 디지털 기술, 디지털 전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 민첩성 역시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하므로,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
메이션의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5.2 연구 한계 및 향후 방향

  본 연구는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
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향후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국내에서 최근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도입 측면에서의 선행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와 관련된 실증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설문 대상 선정 및 연구 모형 수립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노
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에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구역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업종과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의 
범위와 타당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기술 요인, 조직 요인, 환경 요인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저항, 기술적 제약 등도 중요한 변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보
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진
단 모형 개발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숙도에 대한 실증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그 성숙도에 따라 기업들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하는 초기 연구로서 의의를 가지
지만, 한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관점과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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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djustment Effect of Corporate Agility 

on the Intention to Accept Digital Transformation in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Baek, Woon-heung1)

Lee, So-young2)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acceptance intention when introducing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passenger vehicle transportation business, and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corporate agility.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and the technology-organization-environment (TOE) model, the study set 
introduction usability, ease of introduction, digital transformation capability, CEO support, customer demand, and 
competitive pressure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316 effective samples were analyzed by setting corporate agility 
as a modulating variab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ase of introduction, digital transformation capability, CEO support, customer 
demand, and competitive pressure all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accept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 particular, digital transformation capability had the greatest influence. This suggests that the ability of 
companies to effectively utilize digital technology is an essential factor in the success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usefulness of introductio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intention to accept, which means that 
concerns about costs and risks can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addition, corporate agility showed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ptance 
intention and independent variables, and it was shown that the more agile the company can effectively solve the 
challenge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digital transformation. In particular, when corporate agility is 
high, the effect of usefulness of introduction changes positively.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systematically analyze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passenger vehicle 
transportation business, and in practice, it has great academic significance and confirmed the importance of digital 
transformation capabilities and CEO support. However, since the scope of the study is limited to the passenger 
vehicle transportation business,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ation, research expanded to various industries and fields 
is needed in the future. 

Keyword: Digital transformation, CEO support, digital transformation capability, customer demand, competitive pressure, 
corporate agility, acceptanc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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