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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성장과 원가절감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기업의 아웃소싱 이용이 확대되었다. 또한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일하는 방

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플랫폼으로 과업이 중개되는 온라인 아웃소싱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일반 아웃소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온라인 아웃소싱에 관한 연구는 실제 활용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아웃소싱의 이용요인과 성과요인을 분석하여 온라인 아웃소싱 활용의 효과와 우려사항을 다

각도로 규명하고, 온라인 아웃소싱의 효과적 활용과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온라

인 아웃소싱 이용경험을 보유한 스타트업 재직자 281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을 통한 효율성 및 수익성, 혁신성 강화는 스타트업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에 따른 효율성 개선은 직무만족 향상에 큰 효과를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요금 

부담이나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우려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직급별로 온라인 아웃

소싱 활용 동기와 성과에 관한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 실무자는 온라인 아웃소싱 활용으로 자신들의 조직몰입도가 높아진다는 인식이 높

았으며, 관리자는 아웃소싱 과업 결과의 불확실성이나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스타트업의 인적자원 부족 및 직원관리 문제가 온라인 아웃소싱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온라

인 아웃소싱 이용요인별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온라인 아웃소싱 중개플랫폼 기업의 사업전략 수립 및 정부를 비롯한 스타트업 지원기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스타트업, 온라인 아웃소싱, 플랫폼 노동, 긱 노동, 크라우드 소싱, 조직몰입, 직무만족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22년을 기준으로 약 3.5만 개의 기업이 벤처

기업으로 인증받고 있으며, 총 74.6만 명이 스타트업에 종사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3). 스타트업이 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의 코로나 팬데믹(corona pandemic)

으로 경제 전반이 위축되었음에도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약 11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기

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

은 2018년 6개사에서 2022년 22개사로 대폭 증가하였다(중소

벤처기업부, 2022).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업계에도 여전히 많은 어

려움이 존재한다. 연간 1.5조 원 규모에 달하는 정부의 다양

한 창업생태계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창업 5년 차 기업의 

생존율은 31.2%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일본의 81.7% 미국 

50.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아산나눔재단, 2022). 이

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업계에서는 스타트업 성장의 두 

축을 자금과 인력으로 보는 만큼 스타트업 경영자들이 겪는 

큰 어려움이 바로 투자유치와 인력운영이다. 이 가운데 인력

운영 관점에서 보면, 스타트업은 소수정예로 운영되므로 조직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 구성원들은 역할과부하로 인한 직무 스

트레스 증가하기도 한다(김혜인, 2023).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스타트업의 구인난은 갈수록 심화되

고 있어 창업자의 65.2%가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오픈서베이·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21). 또한 우리나라의 낮

은 노동 유연성도 스타트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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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재단에서 발표한 주요국가별 창업생태계 비교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성은 53점으로 미국의 76점은 물론 중

국(58점)에도 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활동의 중심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과 모바일로 이동하

였으며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플랫폼(platform)’의 위상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 변화는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며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 온디맨드 산업, O2O 서비스

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의 시대에서 맞춤형 생산과 개인화가 강조되는 시대로의 전

환이 자리 잡고 있다(Vallas & Schor, 2020). 

플랫폼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일하는 방식에도 변

화를 불러왔다. 노동의 공급자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업무

를 중개플랫폼에 등록하고 노동의 수요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과업 수행이 가능한 노동자를 언제 어디서든 중개플랫

폼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업무는 더 작은 단

위의 과업(micro task)으로 분화되고 노동의 공급자와 수요자

는 정식계약이 아닌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매개로 연결되는 

현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한국고용정보원, 2021). 

Kuek et al.(2015)은 World Bank Group 보고서에서 인터넷 플

랫폼을 통해 제3자와 계약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

하는 것을 ‘온라인 아웃소싱(online outsourcing)’이라고 정의하

였다. 온라인 아웃소싱은 전통적인 아웃소싱과 이용목적과 과

업추진 방법은 거의 유사하지만 아웃소싱 진행 과정에서 온

라인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된 차이를 보인다. 

플랫폼 중심으로 경제환경이 전환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도 플랫폼을 활용하여 손쉽게 아웃소싱을 이용할 수 있는 시

대가 되었다. 그 결과 아웃소싱 활용 전략을 보유한 중소기업

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고 비핵심업무를 적극적으로 아웃소싱한 스타트업의 생존

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하여 밝혀지기도 하

였다(Edvardsson et al., 2020; Koesveld, 2021).

기업은 아웃소싱 활용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핵심역량 강화

및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외부로부터 신기

술 습득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Lacity & Hirschheim, 1993; 

Quinn & Hilmer, 1994). 하지만, 아웃소싱 진행 과정에서 기업

정보나 업무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으며 기대했던 품질의 결

과물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조직구성원의 사기가 저하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Elhoushy et al., 

2020; Kremic et al., 2006). 따라서 아웃소싱 이용 결정은 아웃

소싱 이용으로 발생하는 혜택(benefit)과 위험(risk),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온라인 아웃소싱의 이용요인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의 연구는 

대기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원가절감과 일부 기능의 해외위

탁, 아웃소싱 파트너사와 아웃소싱 노동자의 역량 등에 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지만, 온라인 아웃소싱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사례연구나 노동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불확

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생존경쟁을 하는 스

타트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아웃소싱의 다양한 이용요인과 비

재무적 성과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RQ1. 온라인 아웃소싱은 스타트업에게 유용한가?

RQ2. 스타트업의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 시 주의사항은?

RQ3. 온라인 아웃소싱의 성과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은 어떠한 활동이 요구되는가?

Ⅱ. 이론적 배경

2.1. 온라인 아웃소싱의 개념

온라인 아웃소싱(online outsourcing)은 역사가 짧은 만큼, 아

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선행연구별로 

각각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Kuek et al.(2015)은 World Bank 

Group의 보고서에서 ‘인터넷 기반 마켓플레이스나 플랫폼을 

통해 제3자와 계약하여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

는 것’을 온라인 아웃소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는 온라인 아웃소싱을 마이크로 워크(micro work)와 프리랜싱

(freelancing)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Heeks(2017)의 디지털 긱 경제(DGE, digital gig economy)에 

대한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연결되어 과업을 진행하는 것’을 온라인 아웃소싱이라고 정의

하였고 <그림 1>과 같이 노동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디지털 긱 경제(DGE)를 온라인 아웃소싱으로 보았는

데, 온라인 아웃소싱에 포함되는 노동으로는 World Bank가 

분류한 마이크로 워크, 온라인 프리랜싱과 함께 크라우드 워

크와 콘테스트 형태의 업무수행 방식까지 온라인 아웃소싱으

로 포함하였다.

     

출처: Heeks(2017)

<그림 1> 온라인 아웃소싱 노동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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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ganer et al.(2012)은 온라인에 노동력이 모이고 노동중개가 

이루어지는 속성에 착안하여 온라인 아웃소싱을 ‘휴먼 클라우

드(human cloud)’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휴먼 

클라우드는 온라인 중개시스템에 근로자들이 모이고 노동의 

수요자가 이를 이용하는 혁신적인 아웃소싱 방식이라고 정의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온라인 아웃소싱을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업의 일부 기능과 역할을 

외부의 협력파트너를 선정하여 과업을 추진하는 경영활동’이

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출처: 연구자 작성

<그림 2> 온라인 아웃소싱의 서비스 구조

온라인 아웃소싱은 기업 내부의 노동수요를 온라인 플랫폼

을 통하여 기업 외부에서 조달하는 형태로 근본적으로 아웃

소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최철웅, 2017). 산업발전에 따라 

아웃소싱은 광범위한 기업활동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

으며,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주문형(on-demand) 아웃소싱과 같

은 형태로 진화되었다(Edvardsson et al., 2020). 

Edvardsson et al.(2020)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에서 아웃소싱 활용전략을 보유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

에 비하여 아웃소싱을 더 많이 이용하고 더 우수한 성과를 

만든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던 다양한 

업무가 앱과 웹을 통하여 중개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김수영 외, 2018), Koesveld(2021)는 스

타트업의 아웃소싱 활용 연구에서 ICT의 발전은 스타트업의 

아웃소싱 이용을 확대시켰으며 특히, 비핵심업무 아웃소싱은 

스타트업 생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2.2.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요인

아웃소싱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아웃소싱 이용

이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

히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아웃소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이용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혜

택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중요하다. Kremic 

et al.(2006)은 아웃소싱과 관련된 200여 편의 선행연구를 종합

하여 <그림 3>과 같은 아웃소싱 이용결정 프레임워크를 고안

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혜택요인과 위험요인 중심으로 아웃소

싱 이용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출처: Kremic ea al.(2006)

<그림 3> 아웃소싱 이용결정 프레임워크

2.2.1. 혜택요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

의 혜택요인으로 수익성, 효율성, 혁신성, 조직 유연성으로 구

분하여 살펴보았다.

2.2.1.1. 수익성 (Profitability)

기업은 아웃소싱을 활용하여 자사의 핵심분야에 자원을 집

중하고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외부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핵심역량에 집중하여 수익성 강화 및 유연한 조직운영을 도

모할 수 있다(김창봉·박완수, 2012). Edvardsson et al.(2020)은 

원가절감이 아웃소싱 이용의 근원적 이유이며 아웃소싱을 통

하여 인건비를 낮추고 원재료를 더 저렴하게 조달하고 기타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온라인 아웃소싱의 활용 역시 수익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Kuek et al.(2015)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아웃

소싱이 기업의 품질관리, 비용 절감, 인프라 구축 및 환경적

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단순 업무(micro task)

의 외주화를 통하여 기업의 비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온

라인을 활용하여 24시간 생산 활동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수

익성이 개선된다고 하였다.

2.2.1.2. 효율성 (Efficiency)

효율성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 중간재 등의 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을 의

미한다. Charnes et al.(1978)은 의사결정과 효율성에 관한 연

구에서 효율성이 조직 간의 성과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

다. 최준화(2021)의 R&D 아웃소싱 연구에서는 아웃소싱이 기

업의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아웃소

싱 활용 비율 결정에는 해당 기업의 기술제휴 경험, 아웃소싱 

경험, 특허 보유 비율, 기업가적 성향, 기업 규모가 영향을 미

친다고 주장했다. Jain & Natarajan(2011)은 아웃소싱의 활용으

로 취할 수 있는 효율성에 대하여 운영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 경영 편의성(management convenience), 프로세스 증

진(process improvement)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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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혁신성 (Innovation)

혁신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이를 유용한 제품과 서

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Robbins, 1993). Rogers & 

Shoemaker(1971)는 혁신성에 대해 새로운 생각과 기술을 수용

하고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것을 채택하는 개인과 조직의 성

향이라고 정의하였다. 혁신성은 새로운 혁신을 채택한다는 행

위적인 측면과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는 개방성 수용의 측면

에서 경영활동의 변수로 채택 가능하다(Hurley & Hult, 1998). 

Ahuja(2000)는 기업이 아웃소싱을 이용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외부로부터 전문지식을 확보할 수 있고 자사가 보유하고 있

지 않은 자원 확보하게 됨으로써 혁신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박송이(2020)는 기업이 아웃소싱 활용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산과 외부자원을 연계하여 혁신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경쟁사의 모방 가능성과 대체 가능성을 차단해 경쟁

우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스타트업의 생존에 관한 연구

에서도 혁신성이 강한 스타트업이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에 

비하여 생존율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Hyytinen et al., 

2015).

2.2.1.4. 조직 유연성 (Organizational flexibility)

유연한 조직은 구성원에게 더 많은 권한위임과 업무자율성

을 부여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역량과 혁신성 강화, 그리

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자원이 충분하

지 않고 조직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조직 유연성을 확보하

는 것이 중요하다(Robbins, 1993). Jeffrey et al.(2008)은 자신의 

업무를 언제(when), 어디서(where), 얼마 동안(how long) 수행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가 조직 유연성이라고 정의하였

고, 하영임(2019)은 조직이 환경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

록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조직 유연성이라고 정의

하였다.

아웃소싱은 조직 유연성을 확보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기업은 특정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내부자원

을 유동적으로 배치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할 

때만 프로젝트 계약 형태로 아웃소싱을 진행하며 고정비용을 

가변비용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으로 재원 및 조직을 운영

을 도모할 수 있다(Jain & Natarajan, 2011; Quinn & Hilmer, 

1994). 

2.2.2 위험요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

의 위험요인으로 불확실성, 비용부담, 정보보안, 조직역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2.2.1. 불확실성 (Uncertainty)

최근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확실성

의 헤징(hedging) 수단으로 아웃소싱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가 존재한다(Gunasekaran & Ngai, 2003).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의 낮은 품

질(poor quality), 부적합한 인력(unqualified staff) 매칭, 직원 사

기(employee morale) 저하, 숨은 비용(hidden cost) 발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변수들

은 프로젝트의 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Elhoushy 

et al., 2020). 

2.2.2.2. 비용부담 (Cost burden)

아웃소싱 이용의 주된 목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비용 절

감이지만, 아웃소싱 활용을 결정할 때는 아웃소싱 이용과 관

련된 모든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한 계약금액뿐만 아니

라 발주비용, 품질비용, 생산기간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 등

을 따져보고 아웃소싱 활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유정(2007)은 아웃소싱 활용에 따른 정규직 인원 감축으로 

예산 절감을 기대하지만, 추가 장비구매나 데이터 구매와 같

은 추가비용이 발생 될 수 있고 당초에 고려하지 못했던 자

사의 정규직 직원과 아웃소싱 직원에게 동시에 발생 되는 이

중비용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황용식(2009)의 연구에서도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돌발적인 비용 발생과 파트너 교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

에서 추가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기존 IT 아웃소싱에서도 

비용증가가 초래된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을 근거로 비용증가

가 예상될 때는 아웃소싱 이용을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2.2.2.3. 정보보안 (Information security)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거래가 활발해지는 만큼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보유출과 오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객의 개인정보, 

거래정보, 회사의 기밀정보와 같은 정보자산 보호는 비즈니스

의 연속성과 고객의 신뢰 유지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중요하

다(이병준, 2021). 

정보의 주체는 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심각한 금전적 피해

와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고, 기업은 정보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 등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에 직면하게 된

다. 기업은 아웃소싱 과정에서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보보안 사고예방을 위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

육을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정보보호

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철저한 보안 관리정책의 수립과 이

행이 요구된다(김양훈 외, 2014; 박장혁·이환수, 2014).

2.2.2.4. 조직역량 (Organizational competency)

역동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은 적은 인원

으로 폭넓은 과업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구성원의 역량

이 기업성과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Hyytinen et al., 

2015). Quinn & Hilmer(1994)는 회사역량을 핵심역량과 비핵심

역량으로 구분하고 비핵심역량 분야는 아웃소싱을 통하여 외

부로부터 수급하는 전략적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준기·이혜정(2018)은 스타트업의 성공조건으로 팀 창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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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 흡수역량으로 정의하였는데 스타트업이 아웃소싱을 

활용하면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자원과 역량을 외부에서 획

득하게 됨으로써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복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아웃소싱 이용과정에서 기업

의 핵심지식이나 노하우, 핵심역량이 외부로 유출되어 기업 

내부의 전문성(in-house expertise)이 약화 될 뿐만 아니라, 자

체적으로 내부역량 육성에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

기하기도 했다(Ketler & Walstrom, 1993; Kremic et al., 2006).

2.3.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의 성과요인

2.3.1.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중요

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으며,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다뤄지고 있다(김문중·권기환, 2014). 조직몰입은 본인

이 속한 조직에 대하여 동일시하고 직무몰입 및 애착심, 그리

고 일체감을 나타내며, 회사가 지향하는 의미나 목표에 대한 

강한 신뢰와 조직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와 더불어 조직구성

원으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강한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서귀

동, 2020). 

Porter et al.(1974)은 본인이 속한 조직에 어느 정도의 일체

감을 느끼고 몰입하는가를 조직몰입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조

직의 지향가치 수용과 조직에 남고자 하는 의지가 조직몰입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슬기(2021)는 스타트업의 혁신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구성원이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강한 애

착과 신뢰를 가지고 회사에 충성심과 에너지를 바치려는 감

정의 총체가 조직몰입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에

서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에 대한 충

성도는 물론 업무 효율성, 근무태도, 이직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한상국·박재환, 2017; 정진혁 

외, 2018; Allen & Meyer, 1990). Benson(1999)는 제조기업의 

아웃소싱 사례연구를 통하여 아웃소싱의 활용이 기업의 노동 

유연성을 높여주고 직원들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을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긍정

적 인식을 기반으로 조직의 가치를 공감하고 조직의 목표달

성을 위해 본인의 주된 업무에 몰입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조직몰입을 결과변수로 채택하여 온라인 아웃소싱 활용이 조

직몰입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2.3.2.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이 본인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호감 또는 이러한 호감에서 기인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여부에 따라 본인 직무에 대한 태도

가 형성되고, 이것이 생산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정도는 기업의 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

다(박철연, 2013).

직무만족을 처음으로 연구한 Hoppock(1935)은 직무와 관련

된 환경적 상황과 심리적 상태, 생리적 조화가 직무만족이라

고 정의했다. Porter et al.(1974)은 직무만족을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내재적 만족(intrinsic satisfaction)

은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특성이나, 조직으로부터 부여받은 직

무 및 직무 활동으로부터 형성되는 만족을 의미하며, 외재적 

만족(extrinsic satisfaction)은 직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보상이나 

근무여건, 동료 관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직위 등을 통해 

형성되는 만족이라고 설명하였다.

최근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MZ세대(millennial generation)

는 연봉이나 직업 안정성보다 직무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조직문화와 심리적 임

파워먼트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주는 영향이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서수경, 2022). Lee & Lee(2020)는 기업이 아웃

소싱을 이용하면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가 외부로부터 유입

되면서 지식공유가 활발해져서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밝혀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스타트업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거나 업무 결과로 얻게 되는 성취감으

로 인한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정의하고 직무만족을 결과변

수로 선정하여 온라인 아웃소싱 활용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

족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온라인 아웃소싱은 기업의 외부자원을 이용하여 기업성과 

창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아웃소싱의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Kremic et al.(2006)가 제안한 아웃

소싱 이용 결정 프레임워크 등을 참고하여 혜택요인과 위험

요인을 독립변수 요인으로 채택하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수익성, 효율성, 혁신성, 조직 유연성을 혜택요인으로, 불확실

성, 비용부담, 정보보안, 조직역량을 위험요인으로 도출하였

다. 그리고 성과요인으로는 Benson(1999)과 Lee & Lee(2020)의 

아웃소싱에 관한 연구에서 채택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선

정하였다. 또한 온라인 아웃소싱의 이용과 성과창출에 대한 

직급별 특성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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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모형 

3.2. 가설설정

3.2.1. 혜택요인에 대한 가설

아웃소싱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Kremic et al.(2006)

은 아웃소싱 이용의 대표적인 혜택요인으로 비용 절감을 제

시하였으며, Mbanje & Tefera(2022)는 아웃소싱의 활용성과를 

CP(cost-profitability) 측정기법으로 정량화하였으며 그 결과 아

웃소싱의 활용으로 비용 절감되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경제적 

성과를 확인하였다.

Prajapati et al.(2020)은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아웃소싱의 성과

창출 핵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아웃소싱의 이용으로 기업의 유연성과 민첩성이 향

상되고 운영절차 개선으로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기업은 아웃소싱 활용하여 단기간에 외부로부터 전문적 지

식과 기술, 정보를 흡수하여 혁신성을 강화하고(Ahuja, 2000) 

자신이 보유한 유·무형 자산과 외부자원을 연결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성을 제고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박송

이, 2020). Prajapati et al.(2020)은 아웃소싱 성과 창출의 핵심 

성공요인 연구에서 아웃소싱 활용은 유연한 조직운영에 도움

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에 따른 혜택요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1. 온라인 아웃소싱의 수익성 요인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온라인 아웃소싱의 수익성 요인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온라인 아웃소싱의 효율성 요인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온라인 아웃소싱의 효율성 요인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온라인 아웃소싱의 혁신성 요인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온라인 아웃소싱의 혁신성 요인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온라인 아웃소싱의 조직유연성 요인은 조직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온라인 아웃소싱의 조직유연성 요인은 직무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위험요인에 대한 가설

불확실성은 거래비용이론에서 ‘make or buy’의 의사결정에서 

고려하는 핵심요인이며, 자원의존이론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자

원획득과정에서 관리해야 하는 요인으로 간주한다(Williamson, 

2007). Jain & Natarajan(2011)은 기대한 성과(expected benefit)

를 실현하지 못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아웃소싱의 위험요인

으로 보았다. 특히 중개플랫폼을 통해 주로 비대면으로 서비

스가 성립되는 온라인 아웃소싱의 특성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상존한다.

아웃소싱 이용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비용 절감이지만 아

웃소싱의 이용이 비용 절감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Kremic 

et al.(2006)은 아웃소싱의 이용 동기로 비용, 전략, 정치적 요

인을 제시하였는데, 비용과 관련해서는 비용 절감이 과대평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잠재된 비용(hidden cost)까지 

고려하면 비용증가의 위험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아웃소싱 이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아

웃소싱을 활용하면 고정비가 변동비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

하지만, 여전히 잠재비용은 위험요소로 존재한다고 지적하였

다(Montaseb et al., 2018).

최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 속에서 기업들은 ICT 

기술이 접목된 아웃소싱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아웃소싱이 

정보보안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차경진, 

2019). 실제로 아웃소싱 위탁업체에 의한 정보보안 사고가 많

이 발생되고 있으며, 정보보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아웃

소싱 업체의 낮은 보안 의식 수준, 장비의 부적절한 반·출입, 

보안 통제 대상자의 증가 등이 있다(김양훈 외, 2014). 

또한 조직 내 정보관리가 중요해지며 조직의 명확한 정보보

안 정책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박호진(2015)은 조

직 구성원에게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테크노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Quinn & Hilmer(1994)는 아웃소싱 활용으로 부족한 자원을 

외부로부터 확보하여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파트너

의 기술력에 의존하여 조직역량이 도태될 우려가 있으며, 지

식이나 기술과 같은 무형의 역량이 외부로 유출되어 조직역

량이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황용식, 2009; Kremic 

et al.,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에 따른 위험요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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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1. 온라인 아웃소싱의 불확실성 요인은 조직몰입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2. 온라인 아웃소싱의 불확실성 요인은 직무만족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1. 온라인 아웃소싱의 비용부담 요인은 조직몰입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2. 온라인 아웃소싱의 비용부담 요인은 직무만족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1. 온라인 아웃소싱의 정보보안 요인은 조직몰입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2. 온라인 아웃소싱의 정보보안 요인은 직무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1. 온라인 아웃소싱의 조직역량 요인은 조직몰입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2. 온라인 아웃소싱의 조직역량 요인은 직무만족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직급에 대한 가설

일반적으로 기업은 직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의사

결정을 포함한 과업수행 과정에 직급이 영향을 줄 수 있고 

직급별로 기대되는 역할과 과업수행 수준이 다를 수 있다(김

인권·강신기, 2019). 직급은 혁신 행동의 수용에서도 차별적으

로 작용한다. 혁신 행동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과업을 수행

하면서 성과향상을 목적으로 문제를 수정하고 새롭고 창의적

인 방법으로 실행하는 일련의 노력으로 정의되는데(Van de 

Ven, 1986). 관리자와 비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직급별로 혁신 행동 수용수준의 차이가 확인되었다(강지선·김

국진, 2019). 

그러므로 직급은 단순한 조직구성원의 구분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과 성과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줄 수 있으

며 직무만족과 같은 조직인식에 대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김인권·강신기, 2019; 김재형·임진혁, 2019).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온라인 아웃소싱의 이용요인과 성과 간의 관계에서 직

급의 조절효과 파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가설을 설정

하였다.

H9: 온라인 아웃소싱의 이용요인과 성과 간의 관계에서 직

급별 차이를 보일 것이다. 

3.3. 조사설계

설문조사에 앞서 연구모형에서 도출한 가설이 타당한지 파

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아웃소싱을 이

용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20개사를 편의적으

로 선정하여 총 50부를 확보하였으며, 회수된 설문 문항을 바

탕으로 요인별 설문문항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표본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창조경제

혁신센터, KT 오픈이노베이션 전담부서,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의 스타트업 지원조직의 협조를 통하여 확보하였으며 단순

무작위 추출법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다. 총 329부

가 회수되었으며 그 가운데 의심스러운 응답 패턴을 보이거

나 미응답 문항이 다수 포함된 48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81부의 설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중 (%)

성별
여성 103 36.7

남성 178 63.3

연령

20대 33 11.7

30대 143 50.9

40대 81 28.8

50대 이상 24 8.5

직급

사원급 37 13.2

대리-차장급 98 34.9

팀장(부장)급 50 17.8

임원급 20 7.1

창업자 or CEO 76 27.0

업종

ICT 서비스 65 23.1

ICT 제조 39 13.9

문화/콘텐츠 40 14.2

바이오/헬스케어 30 10.7

물류/유통 46 16.4

교육 23 8.2

공간 13 4.6

기타 25 8.9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경험

1회-3회 169 60.1

4회-10회 58 20.6

10회 이상 54 19.2

통계분석에는 SPSS 24.0, AMO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

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을 파악

하고자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

의 혜택요인(수익성, 효율성, 혁신성, 조직 유연성), 위험요인

(불확실성, 비용부담, 정보보안, 조직역량), 조직몰입, 직무만

족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

를 통하여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셋째, 

온라인 아웃소싱의 이용요인과 기업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관계 분석과 구조방정식으로 영향관

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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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수립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

고 요인별 측정 문항을 작성하였다. 측정 문항은 기존 연구에

서 이용된 문항을 온라인 아웃소싱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립변수인 온라인 아웃소싱의 혜택

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하여 각각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

였으며 종속변수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표 2> 조작적 정의 및 요인별 측정 문항수

구분 조작적 정의 문항 참고문헌

혜

택

요

인

수익성

온라인 아웃소싱이 조직 또는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도

3

Quinn &

Hilmer(1994);

Elhoushy et

al.(2020);

김아름(2021);

Mbanje &

Tefera(2022)

효율성

온라인 아웃소싱을 활용하여 회사의 

자원과 역량을 연계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정도

3

혁신성
온라인 아웃소싱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에 혁신을 추구하는 정도
3

조직

유연성

온라인 아웃소싱의 활용으로 조직 

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도

3

위

험

요

인

불

확실성

온라인 아웃소싱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위험요소

3

Ketler &

Walstrom

(1993);

Quinn &

Hilmer

(1994);

Kremic et al.

(2006);

유석(2022)

비용

부담

온라인 아웃소싱의 이용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과 자원
3

정보

보안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 시 외부와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밀정보 탈취와 유출을 차단하고자 

노력

3

조직

역량

온라인 아웃소싱의 이용과정에서 

약화될 수 있는 기업의 전문성과 

구성원의 업무역량과 노하우

3

성

과

조직

몰입

자신이 속한 조직을 신뢰하고 애착과 

일체감을 가지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태도

4
김가람(2021);

김미라(2021)

직무

만족

온라인 아웃소싱의 이용으로 인하여 

구성원이 업무에 만족을 느끼는 정도
4

장효강(2006);

홍성남(2015)

Ⅳ. 분석 결과

4.1.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독립변수의 세부요인 8개 항목과 결과변수 2개 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검증 결

과는 모든 연구변인이 Cronbach’s α 기준값인 0.6 이상을 충

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연구 변인의 Cronbach’s α 분석결과

구분 문항 수 Cronbach’s α

혜택요인

수익성 3 0.727

0.871
효율성 3 0.745

혁신성 3 0.772

조직 유연성 3 0.728

위험요인

불확실성 3 0.713

0.810
비용부담 3 0.762

정보보안 3 0.735

조직역량 3 0.862

기업성과
조직몰입 4 0.783

0.857
직무만족 4 0.841

4.2. 측정도구의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들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구성

하였으므로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은 확보되었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MOS의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혜택요인의 수익성, 효율

성, 조직 유연성, 혁신성, 위험요인의 불확실성, 비용부담, 정

보보안, 조직역량, 기업성과의 조직몰입, 직무만족의 집중 타

당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모형 적합도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p) df GFI AGFI RMR RMSEA NFI TLI IFI CFI

1691.593

(.000)
713 .886 .842 .048 .067 .813 .878 .911 .907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일반적으로 GFI, 

AGFI, NFI, TLI, IFI, CFI 등은 0.8-0.9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

로 보고(Mulaik et al., 1989), RMR은 0.050 이하면 양호, 

RMSEA는 0.080 이하면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다(Steiger & 

Lind, 1980).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표준화 계

수(β)는 0.5 이상을 양호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배병렬, 

2011). 

본 연구에서 진행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들이 

대부분 기준치에 속하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

합도는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집중 타당성을 판단하

기 위한 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는 0.7 이상, 수렴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균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는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집중 타당성

과 수렴 타당성이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Nunnally & 

Bernstei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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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계수(β)
S.E. t-value CR AVE

수익성

수익성1 .655 Fix -

.827 .616수익성2 .788 .109 10.299***

수익성3 .663 .118 9.146***

효율성

효율성1 .705 Fix -

.845 .645효율성2 .694 .098 9.963***

효율성3 .707 .099 10.112***

혁신성

혁신성1 .753 Fix -

.853 .660혁신성2 .763 .091 11.394***

혁신성3 .668 .089 10.165***

조직 

유연성

조직 유연성1 .632 Fix -

.836 .630조직 유연성2 .712 .121 9.020***

조직 유연성3 .717 .117 9.051***

불

확실성

불확실성1 .764 Fix -

.823 .609불확실성2 .662 .099 9.048***

불확실성3 .614 .099 8.559***

비용

부담

비용부담1 .654 Fix -

.831 .622비용부담2 .677 .188 6.946***

비용부담3 .605 .173 6.620***

정보

보안

정보보안1 .716 Fix -

.859 .679정보보안2 .873 .124 10.264***

정보보안3 .534 .104 8.007***

조직

역량

조직역량1 .802 Fix -

.923 .749
조직역량2 .828 .073 14.409***

조직역량3 .714 .076 12.228***

조직역량4 .780 .075 13.552***

직무

몰입

직무몰입1 .571 Fix -

.866 .622
직무몰입2 .775 .169 9.039***

직무몰입3 .736 .162 8.799***

직무몰입4 .678 .161 8.377***

직무

만족

직무만족1 .568 Fix -

.902 .703
직무만족2 .860 .147 9.816***

직무만족3 .804 .143 9.513***

직무만족4 .791 .149 9.429***

***p<.001

4.3.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혜택요인의 수익성, 효율성, 조직 유연성, 혁

신성, 위험요인의 불확실성, 비용부담, 정보보안, 조직역량, 기

업성과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6>와 같다.

조직몰입과 상관이 높은 변인으로 혜택요인 중 조직 유연성

(r=0.348, p<.001)로 나타났으며, 위험요인 중에서는 불확실성

(r=-0.351, p<.001)로 나타났다. 직무만족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으로는 혜택요인 중 효율성(r=0.394, p<.001)로 나타났으

며, 위험요인 중에서는 정보보안(r=-0.361, p<.001)로 나타났다.

<표 6> 연구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

구분 수익성 효율성 혁신성
조직

유연성

불확

실성

비용

부담

정보

보안

조직

역량

조직

몰입

직무

만족

수익성 .616a

효율성
.582***

(.338)b
.645a

혁신성
.519***

(.286)b

.417***

(.174)b
.660a

조직

유연성

.532***

(.283)b

.471***

(.222)b

.501***

(.251)b
.630a

불

확실성

-.130**

(.017)b

.185***

(.034)b

-.121**

(.015)b

-.224***

(.050)b
.609a

비용

부담

.125**

(.016)b

-.136**

(.018)b

-.127**

(.016)b

-.135**

(.018)b

.396***

(.157)b
.622a

정보

보안

-.162***

(.026)b

-.147**

(.022)b

-.201***

(.040)b

.139**

(.019)b

.297***

(.088)b

.337***

(.114)b
.679a

조직

역량

-.155***

(.024)b

.173***

(.030)b

-.194***

(.038)b

-.186***

(.034)b

.282***

(.079)b

.367***

(.135)b

.430***

(.185)b
.749a

조직

몰입

.295***

(.086)b

.307***

(.094)b

.229***

(.052)b

.348***

(.121)b

-.351***

(.123)b

-.204***

(.042)b

-.140***

(.020)b

-.220***

(.048)b
.622a

직무

만족

.313***

(.098)b

.394***

(.155)b

.210***

(.044)b

.265***

(.070)b

-.270***

(.073)b

-.202**

(.041)b

-.361***

(.130)b

-.358***

(.128)b

.555***

(.308)b
.703a

***p<.001, **p<.01, a: 평균분산추출지수(AVE), b: 상관계수 제곱의 값

한편, 상관계수가 0.80 이상일 경우 해당 변수들 간에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이학식, 2017). 하

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에 관한 상관계수를 확인해본 

결과 이러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관계수

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0.8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변인들의 판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판별 타당도는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첫째 각 변

인의 AVE 값 중 가장 작은 값이 변인 간 상관계수 중 가장 

큰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판별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

단한다(김계수, 2017). 본 연구에서 상관계수 중 가장 큰 상관

계수는 수익성과 효율성의 상관계수 r=0.582(p<.001)로 이를 

제곱하면 r2=0.338로 계산된다. 이때 AVE 값 중 가장 작은 

값은 불확실성 AVE=0.609로 상관계수 제곱의 값이 불확실성

의 AVE 값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도가 확보된 

것을 알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든 변인의 정규분포

성(multivariate normality) 확인을 위한 평균(mean),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를 측정하였

다.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혜택요인의 평균값은 

수익성 M=3.62(SD=0.688), 효율성 M=3.64(SD=0.670), 조직 유

연성 M=3.68(SD=0.743), 혁신성 M=3.33(SD=0.777)으로 나타났

으며, 위험요인에 대한 평균값은 불확실성 M=2.28(SD=0.754), 

비용부담 M=2.50(SD=0.689), 정보보안 M=2.51(SD=0.793), 조

직역량 M=2.97(SD=0.85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업성과는 

조직몰입 M=3.79(SD=0.720), 직무만족 M=3.64(SD=0.793)로 나

타났다. 또한, 왜도는 ±2 미만, 첨도는 ±7 미만일 때 구조방정

식 모형의 모수치를 추정할 수 있는데(Curran et al., 1996),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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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절대값을 기준으로 

왜도는 0.061∼0.438, 첨도는 0.100∼0.751로 왜도와 첨도가 각

각 절대값 2.0 미만, 절대값 7.0 미만에 위치하여 정규분포 기

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인
M

(평균)

SD

(표준편차)

왜도

(skewness)

첨도

(kurtosis)

혜택

요인

수익성 3.62 0.688 -.219 .367

효율성 3.64 0.670 -.293 .549

혁신성 3.33 0.777 -.305 .374

조직 유연성 3.68 0.743 -.396 .476

위험

요인

불확실성 2.28 0.754 .153 -.521

비용부담 2.50 0.689 .061 -.104

정보보안 2.51 0.793 .438 .511

조직역량 2.97 0.858 .130 -.199

기업

성과

조직몰입 3.79 0.720 -.229 -.364

직무만족 3.64 0.793 -.430 .100

4.4. 가설검증

4.4.1. 연구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온라인 아웃소싱의 혜택요인과 

위험요인 그리고 이용성과 간에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1835.979 

(p=.000, df=717), GFI= 0.870, AGFI=0.824, RMR=0.049, 

RMSEA=0.065, NFI=0.808, TLI=0.881, IFI=0.881, CFI=0.877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연구가설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연구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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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혜택요인과 위험요인으로는 

수익성(β=0.275, p<.05), 효율성(β=0.267, p<.05), 혁신성(β

=0.231,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확실성(β=-0.356, p<.05), 비용부담(β

=-0.672, p<.001), 조직역량(β=-0.448, p<.05)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혜택요인과 위험요인으로는 수익성(β

=0.308, p<.01), 효율성(β=0.544, p<.001), 혁신성(β=0.327, 

p<.001), 조직 유연성(β=0.347,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확실성(β

=-0.463, p<.001)과 비용부담(β=-0.381,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른 경로분석은 아래의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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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경로분석 결과 

다음으로는 온라인 아웃소싱의 이용과 성과에 대한 직급별 

분석을 위하여 관리자 그룹과 실무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

을 진행하였다. 

우선 실무자 그룹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무자 그룹에서는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요인 가운데 

혜택요인 중 효율성(β=0.326, p<.001), 조직유연성(β=0.259, 

p<.01), 위험요인 중 불확실성(β=-0.206, p<.05), 정보보안(β

=-0.213, p<.05)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리고 혜택요인 중 효율성(β=0.365, p<.001), 조직 유연

성(β=0.272, p<.01), 혁신성(β=0.264, p<.01)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요인 중에서는 정보보안(β=-0.210, p<.05)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리자 그룹에 대한 경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

가설 경로
표준화

계수 β

표준

오차
t-value p 결과

H 1-1 수익성 → 조직몰입 .275 .073 2.295* .023 채택

H 1-2 수익성 → 직무만족 .308 .091 3.216** .001 채택

H 2-1 효율성 → 조직몰입 .267 .074 2.130* .034 채택

H 2-2 효율성 → 직무만족 .544 .115 4.052*** .000 채택

H 3-1 혁신성 → 조직몰입 .231 .091 2.070* .039 채택

H 3-2 혁신성 → 직무만족 .327 .106 3.611*** .000 채택

H 4-1 조직유연성 → 조직몰입 .111 .119 0.654 .513 기각

H 4-2 조직유연성 → 직무만족 .347 .114 4.294*** .000 채택

H 5-1 불확실성 → 조직몰입 -.356 .173 -2.557* .011 채택

H 5-2 불확실성 → 직무만족 -.463 .133 -4.899*** .000 채택

H 6-1 비용부담 → 조직몰입 -.672 .293 -5.147*** .000 채택

H 6-2 비용부담 → 직무만족 -.381 .253 -4.499*** .000 채택

H 7-1 정보보안 → 조직몰입 -.057 .070 -0.525 .600 기각

가설 경로
표준화

계수 β

표준

오차
t-value p 결과

H 7-2 정보보안 → 직무만족 -.095 .080 -1.021 .307 기각

H 8-1 조직역량 → 조직몰입 -.448 .093 -2.583* .010 채택

H 8-2 조직역량 → 직무만족 -.078 .094 -0.597 .55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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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이용요인 가운데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혜택요인 중 효율성(β=0.210, p<.05), 효율성(β=0.215, 

p<.05), 위험요인 중 불확실성(β=-0.305, p<.001), 비용부담(β

=-0.214, p<.01), 정보보안(β=-0.238, p<.01)이 유의미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에서는 혜택요인 중 효율성(β=0.467, p<.001)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요인 중에서는 불확실성(β=-0.233, p<.01), 정보보안(β

=-0.364, p<.001), 조직역량(β=-0.195, p<.05)으로 나타났다. 

<표 9> 직급별 요인분석 

결과

경로

실무자 그룹 관리자 그룹

표준화

계수 β
t-value

표준화

계수 β
t-value

수익성 → 조직몰입 .030 0.373 .210 2.105*

수익성 → 직무만족 .023 0.251 .099 0.901

효율성 → 조직몰입 .326 4.164*** .215 2.211*

효율성 → 직무만족 .365 4.124*** .467 4.553***

혁신성 → 조직몰입 .017 0.194 .104 1.196

혁신성 → 직무만족 .272 3.017** .096 1.004

조직유연성 → 조직몰입 .259 3.090** .097 1.151

조직유연성 → 직무만족 .264 2.835** .028 0.295

불확실성 → 조직몰입 -.206 2.271* -.305 -3.918***

불확실성 → 직무만족 -.097 -1.182 -.233 -2.903**

비용부담 → 조직몰입 -.003 -0.034 -.214 -2.611**

비용부담 → 직무만족 -.023 -0.264 -.110 -1.218

정보보안 → 조직몰입 -.213 -2.386* -.238 -2.854**

정보보안 → 직무만족 -.210 -2.349* -.364 -4.602***

조직역량 → 조직몰입 -.116 -1.575 -.011 -0.134

조직역량 → 직무만족 -.065 -0.821 -.19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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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로부터 확인된 두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채택된 경로

는 ‘효율성→조직몰입’, ‘효율성→직무만족’, ‘불확실성→조직

몰입’, ‘정보보안→조직몰입’, ‘정보보안→직무만족’으로 나타

났다. 두 그룹의 공통적인 유의한 경로에서 직급의 조절 효과

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으로 다중그룹분석을 시행하였다. 실무

자 그룹과 관리자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각 경로를 동

일하게 제약한 후, 자유모형과 제약모형 간 ∆  
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직급에 따른 그룹별 다중그룹 분석 결과

Path Constrained   df ∆   Sig.

Free Model 2014.666 1434 - -

효율성 → 조직몰입 2026.548 1435 11.882 Sig.

효율성 → 직무만족 2021.664 1435 6.998 Sig.

불확실성 → 조직몰입 2020.987 1435 6.321 Sig.

정보보안 → 조직몰입 2017.654 1435 2.988 No Sig.

정보보안 → 직무만족 2032.987 1435 18.321 Sig.

실무자 그룹과 관리자 그룹에서 공통으로 유의한 경로에 대

하여 각각의 제약을 걸어 자유도를 비교하였으며, 이때 자유

모형과 제약모형에 대한 자유도(df)의 차이가(df=1일 때 ∆

 =3.84) 3.84보다 클 경우, 한쪽 그룹의  값이 다른 한쪽 

그룹의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크다고 설명할 수 

있다. 분석결과 실무자 그룹과 관리자 그룹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인된 경로는 ‘효율성→조직몰입’, ‘효율

성→직무만족’, ‘불확실성→조직몰입’, ‘정보보안→직무만족’으

로 나타났다.

Ⅴ. 결론

5.1.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경험이 있는 스타트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아웃소싱의 혜택요인과 위험요인

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과 관련된 혜택

요인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위

험요인은 부(-)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8

개의 세부요인 가운데 조직 유연성, 정보보안을 제외한 요인

들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었으며, 정보보안과 조직역량을 제

외한 요인들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특이할 점은 온라인 아웃소싱의 위험요인 중 정보보안 요인

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수의 연행연구

(김양훈 외, 2014; 오정주 외, 2017)의 결과와는 상이하다. 이

러한 결과로부터 일반기업에 비해 스타트업 구성원의 정보보

안 의식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추론가능하다. 또한, 조직 유

연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조사대상자의 직급별로 나누어 보면 실무자들은 온라인 아웃

소싱을 활용한 조직 유연성 확보가 조직몰입에 정(+)의 효과

가 있다고 나타난 반면 관리자 그룹에서는 그 효과가 확인되

지 않았다. 이것은 국내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장욱

진·이상직(2023)의 직장유연성과의 조직몰입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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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덧붙여, 직급별로 온라인 아웃소싱 활용에 관한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 관리자 그룹은 실무자 그룹에 비해 온라

인 아웃소싱 이용과정 상의 불확실성과 정보보안에 대한 우

려가 높았다. 그리고 실무자 그룹은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으

로 인한 효율성 강화가 조직몰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2.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아웃소싱의 이용요인과 이용성과에 

관한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했으며, 이에 대한 실무적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아웃소싱의 활용은 스타트업의 수익성, 효율성, 

혁신성 측면에서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몰입에 유용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온라인 아웃소싱을 통한 효율성 제고

가 구성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직급에 상관

없이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그리고 온라인 아웃소

싱 활용을 통한 수익성과 효율성 개선이 조직구성원의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도 강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스타트업에게 온라인 아웃소싱의 활용은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온라인 아웃소싱 결과물의 불확실성과 비용부담이 구

성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스타트업은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 시, 과

업결과물의 불확실성 제거와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준

비가 필요하다. 과업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는 아웃소싱 매칭 인력에 대한 세밀한 검증과 과업에 대한 

명확한 계약관계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아웃

소싱과 관련된 숨은 비용이나 중복비용 등의 추가지출 요인

을 점검하고 과업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

적인 과업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온라인 아웃소싱의 이해관계자별로는 다음과 같은 활

동을 제안한다. 우선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과정에서 정보보안

요인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주는 영향성이 확인되지 않았

다. 정보보안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스타

트업은 온라인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정보보안 문제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특히 실무

자들은 온라인 아웃소싱의 유용함에 대해서는 높게 인지하고 

있으나 정보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으

므로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 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보

안 교육 등을 통하여 정보보안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아웃소싱 공급자 및 중개플랫폼 제공기업은 온

라인 아웃소싱 사용자의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우려와 비

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온라인 아웃소싱 

플랫폼 기업은 합리적인 요금제도 수립과 신뢰할 만한 결과

물 산출을 위한 체계적인 과업관리를 통하여 고객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타중개플랫폼 사업자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게 해 

줄 것이다. 덧붙여 온라인 아웃소싱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정

부와 지원기관의 역할도 요구된다.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규모

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주된 지원 분야는 사업화 및 

기술개발 지원, 시설제공 및 멘토링 등으로 고착화 된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온라인 아웃소싱 활용의 긍정적 역

할과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타트업이 온라인 아

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되면 

국내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온라인 아웃소싱의 이용요인과 이용성과에 관한 실

증분석을 통해 제시될 수 있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경제시대에 실물경제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

는 온라인 아웃소싱을 새로운 노동형태로 식별하여 실증연구

를 진행함으로써 온라인 아웃소싱 연구에 관한 이론적 기반

을 제시하였다. 

둘쩨, Kremic et al.(2006)와 Montaseb et al.(2018) 등 선행연

구에서 프레임워크로 제시된 아웃소싱 이용요인에 대하여 온

라인 아웃소싱을 주제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입증했다는 점에 

이론적 의의를 둘 수 있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아웃소싱의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 가운

데, 일부 요인에 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스타트업의 경영환경에서는 온라인 아웃소싱의 이용과 관련

된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은 요인들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겠다.

둘째,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대표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스타트업을 중심

으로 설문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응답자가 근무하는 스타트업의 유형이 ICT 스타트업의 

비중이 높았다. 스타트업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후속 연

구에서는 더욱 광범위한 범위에서 표본을 구성하고 비례층화

추출법을 이용하여 스타트업의 유형별 분석을 추가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온라인 아웃소싱의 이용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성

과에 대하여 조직몰입과 직무만족과 같은 비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측정하였으나 온라인 아웃소싱의 활용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매출, 영업이익률과 같은 재무적 성과요인과 재이용 의

도, 퇴사율 등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들의 측정도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되며, 이러한 부분들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온

라인 아웃소싱의 다양한 영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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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growth and cost reduction has increased globally, leading to the expansion of outsourcing by companies. 

Additionally, the spread of the platform economy has brought changes in the way we work, and the online outsourcing market, where 

tasks are mediated through platforms, is growing. Academically, while research on general outsourcing is actively conducted, studies on 

online outsourcing are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to its actual utiliz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and performance factors of online outsourcing utilization by startups, to identify the effects and 

concerns of using online outsourcing from multiple perspectives, and to suggest the roles of various stakeholders for effective utilization 

and industry development. For the research,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81 employees of startups who have experience in using online 

outsourcing, an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nhancement of efficiency, profitability, and innovation through the use of online outsourcing positively affect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startup members. Especially,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due to the use of online outsourcing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nhancing job satisfaction. Second, concerns about the burden of online outsourcing fees or uncertain outcomes 

negatively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Third, there are perceptual differences in the motivations and 

performance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online outsourcing depending on the job position. Practitioners perceive that the use of online 

outsourcing increases organizational commitment, whereas managers have relatively higher concerns about the uncertainty of outsourced 

task outcomes and information security.

Through this study, the possibility that human resource shortages and employee management issues in startups can be improved through 

online outsourcing was confirmed. By verifying the influence of various factors of online outsourcing utilization, this study also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business strategies for online outsourcing intermediary platform companies and for formulating 

startup support policies by government and other startup suppor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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