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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경쟁전략에 관한 연구는 활발한 편이지만, 이들 간의 적합성을 고려한 연구나 대안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유형과 경쟁전략의 혁신성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경쟁전략 수립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는 문헌 조사를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4개 영역 14개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파악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경쟁전략의 관련성을 규명한 다음 경쟁전략
수립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효과적 연계 방안 및 경쟁전략과 내부자원의 적합성의 최적화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술적 측면에서 그간의 경쟁전략에 관한 연구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의 전략적 적합성 측면에서 접근하여
진일보하게 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기여를 하였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기업들의 경쟁 전략적 대응을 보다 적합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원했다는
점에서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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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researches on digital transformation and competitive strategies are active, but 
research or alternatives considering fitness between them are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digital transformation project and the innovation 
of competitive strategies, and to suggest strategic implications and alternatives for how to utilize digital 
transformation when establishing a competitive strategy.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derived 14 types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4 area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n, the relevance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competitive strategy identified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case analysis was 
identified, an effective link between competition strategy and digital transformation, and optimization 
of fitness between competition strategy and internal resources were presented. This study contributed 
in that it attempted to advance research on competitive strategies in an academic perspective by 
approaching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ic fitness about digital transformation. In addition, 
in the industrial aspect, it contributed to the fact that it supported the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the competitive strategic response of companies that had to deal with the situation where they wanted 
to promote digital transformation wisely from the viewpoint of f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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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략경영에 대한 연구와 실무적 접근은 1980년대 이
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
에서 글로벌 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경쟁우위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서 경쟁전략은 더욱 중요한 생존 
이슈가 되었다. 

이에 최근 대다수 기업들은 원가우위나 차별화우위 등
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
술 기반의 혁신을 적극 병행하는 방향으로 경쟁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의 경쟁전략에의 
활용에 관한 연구와 실무적 접근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3]. 

특히 AI, IoT, 빅데이터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에 의
해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digital transformation)은 기업의 생존과 혁신 수단
으로 적극 도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와 실무적 접
근 역시 확대되고 있다[4].

그런데 이들의 연구와 실무적 대안은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비용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추진과 기업의 경쟁전
략이 연계되거나 적합성을 고려하는 연구나 대안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의 
경쟁전략과의 적합성이나 실무적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트랜스포
메이션 추진 유형과 경쟁전략의 혁신성과의 관련성을 규
명하고 이를 통해 경쟁전략 수립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과 대
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1년∼2021년도의 문헌에 대
한 조사(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
술정보연구원 DB 활용)를 통해 경쟁전략과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의 추진 유형을 도출한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파악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경쟁전략
의 관련성을 규명한 다음 경쟁전략 수립시 내부자원의 
효과적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산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시되는 전략 대안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경쟁전략에 관한 이론적 배경
2.1.1 경쟁전략의 적합성
기업은 본연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여 수요자 혹은 소비자
에게 제공한다. 이런 과정에서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경쟁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변화하는 경쟁 환
경과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각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를 경쟁전략(competitive 
strategy)이라고 한다. 경쟁전략은 특정 산업내에서 경쟁
우위1)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5]. 

포터(M. Porter)는 본원적 경쟁전략을 제시하면서 경
쟁우위를 원가우위와 차별화우위로 나누었다[6]. 여기에
서 원가우위(cost advantage)는 생산이나 판매, 사후서
비스(AS) 등의 제반 활동을 통해 경쟁자들보다 더 저렴
한 가격에 공급(생산)할 수 있는 힘이다. 반면 차별화우
위(differentiation advantage)는 독특한 디자인, 뛰어
난 품질, 널리 알려진 브랜드 등에 의해 소비자가 경쟁기
업의 제품과 다르다고 인식할 때 발생하는 경쟁력이다. 

이러한 경쟁우위를 획득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 경쟁전략인 것이다. 본질적으로 경쟁전략은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파악된 기회와 위협요인을 내부 자원과 역
량과 잘 연계되도록 하는 전략적 적합성 확보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적합성(strategic fitness)이란 기
업의 외부환경과 내부환경 및 전략과 최적의 연계가 이
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외부환경은 기업이 통제하는 데
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환경을 외부환경에 적합시켜
야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수단이 전략인 것이다
[5]. 그러므로 성공적인 전략의 필수조건은 내부환경과 
외부환경 간의 적합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미션과 핵심가치, 목표, 인적자원, 조직구조와 시스템 등 
내부자원과 역량이 외부환경과 적합성을 유지하도록 하
는 전략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술진보,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방안인 
점에서 내부자원과의 적합성을 고려한 시각이 필요할 것
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쟁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

1)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는 우수한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저원가나 고품질의 생산, 우수한 유통망, 독특한 서비
스를 통하여 해당 산업 내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도록 
하는 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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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이로부터 전략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1.2 경쟁전략 관련 선행연구 
경쟁전략은 상당한 학문적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을 위한 경쟁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는 경쟁전략을 키워드(key word)로 하여 대상
을 선정한 다음 본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논문 등을 대상
으로 연구의 주요내용을 4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한 선행연구 내용을 종합해
보면 Table 1과 같다[7-26]. 

Main contents of Researches Number of 
Research Reference No.

Analysis of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of Competitive Strategy 11

7,10,12,16,17,
18,19,20,22,25

,26

Presenting Alternatives to 
Competitive Strategy 5 9,11,14,21,23

Impact of Competitive Strategy 3 13,15,24

Fitness of Competitive Strategy 1 8

Table 1. Summary of Previous Research Results on 
Competitive Strategy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경쟁전략에 관해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경쟁전략이 기업 성과 및 효과에 미
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정 
산업이나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경쟁전략 대안 제시 연구
가 다수를 차지하고 뒤이어 경쟁전략의 영향에 관한 연
구가 차지한다. 그렇지만 경쟁전략의 적합성에 관한 연
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오직 경쟁전략과 조직
문화의 적합성이 균형성과표 관점별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연구가 유일한 적합성 관련 연구라 할 수 있다
[8]. 

이상의 경쟁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내용을 종합해 보
면, 그간의 경쟁전략은 특정 산업이나 비즈니스 관점에
서 경쟁전략의 성과, 효과 및 영향에 대한 분석과 관련 
경쟁전략 대안 제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경
쟁전략과 내·외부환경과의 전략적 적합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2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이론적 배경
2.2.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개념은 아직 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비즈니스의 영역과 프로세스 가운데 일부 혹은 전부를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또는 전형적인 
ICT)과 결합하여 기업의 전통적인 운영방식과 서비스 등
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4].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
여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프로세
스를 바꾸거나 고객의 새로운 니즈(needs)를 충족할 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디
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 프로세스가 혁신적으로 변
하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가 시장에 선보이게 되면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게 되어 
경쟁우위가 만들어질 것이다.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은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비즈니스와 전략이 먼저’라
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를 요구한다. 투자에는 반드시 성과가 나타
나야 하므로 투자대상을 찾고 이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
두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전략적 시사점을 얻고
자 한다.

2.2.2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 목적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선

행 연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요 키워드(key 
words)로 하여 대상을 선정한 다음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논문 등을 대상으로 연
구의 주요내용을 4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한 선행연구 내용을 종합해보면 Table 
2와 같다[27-38].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사례분석 연구 빈도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수준 진단, 역량 진단 및 평
가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뒤이어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디지털 트
랜스포메이션 전략과 관련되는 연구는 1편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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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contents of Researches Number of 
Research Reference No.

Case Study on Digital 
Transformation 5 28,30,32,34,35

Index Development on Digital 
Transformation 4 29,31,36,38

How to Run for Digital 
Transformation 2 27,37

Strategy for Digital Transformation 1 33

Table 2. Summary of Previous Research Results on 
Digital Transformation

‘비즈니스 전략으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연구: 유통의 토탈 디지털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구축 전
략’이라는 이완형의 연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
업 전체적인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토탈 비즈니스 전략, 디지털 기술의 
역량, 유통 가치사슬, 디지털 성숙도의 4가지 수단을 통
해 비즈니스에 유연하게 대응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33]. 이 연구는 전략적 접근이란 점에서 다소의 관련성
은 있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적 적합성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노규성 저 ‘디지털 스몰 자이언츠’에서는 탐색된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전략적 중요도와 실행 용이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6가지 기준을 감안하여 점수로 계량화
하여 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4]. 그렇지만 이러한 
과제의 선정 및 우선순위 평가 방법 역시 전략적 적합성
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전략적 중요도와 실행 용이
성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과제의 관점에서만 고
려된 것으로서 경쟁전략을 위한 내부 자원과의 전략적 
적합성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은 것이다. 

이상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행 연구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체계적인 추진과 이
를 위한 진단 평가 관련 연구가 대대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관련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
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디지
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을 위한 대안과 경쟁전략의 적합
성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3.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유형과 
내부자원

3.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유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유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두 개의 전문 자료가 있는데, 먼
저 노규성 외 공저 ‘경영정보시스템’에서는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 추진에 대해 프로세스 변화, 제품과 서비스 
변화, 신규 비즈니스 추진 등 3가지로 유형으로 구분하
였다[2]. 반면 노규성 저 ‘디지털 스몰 자이언츠’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영역을 운영효율성, 비즈니스 
모델, 고객접점 효율화 및 고객 경험 증대, 협업과 정보 
공유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15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4]. 이에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된 두 가지 디
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유형에 대해 산업 현장 전문
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통합적으로 보완하여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Project Area Type of digital transformation project

Operational Efficiency

Standardization and Integration of 
Company-wide Processes

Differentiation and Advancement of 
Specific Processes

Substitution of Human Work or 
Collaboration with People

Business Process Automation

Business Model 
Innovation

Business Model Innovation by Platform

Creation of New Business

Changes and Substitutions of 
Products(Services)

Value Delivery Process Innovation

Efficiency of 
Customer Contact 

Points and Increase 
of Customer 
Experience

Consistent Customer Response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Digital Marketing

O2O Integration and Linkage

Increase of Customer Experience

Collabo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Collaboration 

Information Sharing

Table 3 Classific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Project

3.2 내부자원 
내부자원은 크게 유형자원과 무형자원으로 나눌 수 있

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내부자원을 고려하기 보
다는 전략적 적합성과 관련되는 자원을 중심으로 논해야 
하므로 재무자원, 인적자원, 조직구조, 조직문화, 조직역
량, 가치활동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재무자원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나 여기에서는 
자금 조달 능력에 한해서만 다룬다. 둘째, 인적자원은 매
우 중요하다. 전략의 실행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모든 구성원들의 전략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빠짐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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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필수적이다. 셋째, 조직구조는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협동하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계속하도록 하는 틀이다. 새로운 전략의 수
립과 실행은 결국 조직 구조의 개편 혹은 새로운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조직문화는 기업 구성원들이 
배우고 공유하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 내려오
는 믿음, 기대, 가치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조직문화
는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 전략과 성과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39]. 

다섯째, 조직역량은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과
정을 통해 자원을 다른 자원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이나 능력을 의미한다. 조직역량의 역할은 
짧은 제품개발 주기, 제조시스템의 유연성, 유리한 원가
구조, 시장 추이의 리딩(leading)과 적응, 제품과 공정의 
끊임없는 혁신, 신뢰성 높은 서비스 조직 등을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가치활동(value activity)은 
고객에게 가치있는 산출물(제품이나 서비스)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들의 집합으로서 가치사슬을 통해 내재된 경쟁
우위 원천을 파악한다[2].

4.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경쟁전략 및 
내부자원과의 적합성 

기업은 내·외부환경을 분석하면서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요인을 파악하고 이
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한다. 그리고 환경으로부터의 
기회를 살리거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자원을 동원
하는 경쟁전략을 구체화하는 대안으로 디지털 트랜스포
메이션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전략은 필수적으로 외부환경과 내부자원과의 적합성
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시 환경의 변화로부터 필요
성이 제기된 만큼 전략적 적합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
에 본 연구는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과정, 유형과 경쟁전략의 적합성을 고려하기 위한 프레
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경쟁전략과 내부
자원과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디지
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효과적 추진을 통한 경쟁전략의 성
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4.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경쟁전략의 적합성
Table 3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 추진 과제의 대상 영역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고 
이는 또 1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
메이션 유형 각각은 기업과 환경에 따라 원가우위전략, 
차별화전략 및 집중화전략과 적합성이 갖추어져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집중화전략은 특정시장을 목표로 원가우위
와 차별화우위라는 경쟁우위 요소를 선택적으로 추진하
는 전략이므로 여기에서는 경쟁전략을 원가우위전략과 
차별화전략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과제와의 적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리
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제 유형과 경쟁전략의 전략
적 적합성 내용을 요약하면 Table 4와 같다. 

Type of 
Strategy Type of Digital Transformation Project

Cost 
Advantage 
Strategy

Standardization and Integration of Company-wide 
Processes, Differentiation and Advancement of 
Specific Processes, Substitution of Human Work or 
Collaboration with People, Business Process 
Automation, Creation of New Business, Changes and 
Substitutions of Products(Services), Consistent 
Customer Response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Digital Marketing, O2O Integration and Linkage, 
Collaboration, Information Sharing

Differentiat
ion 

Advantage 
Strategy

Differentiation and Advancement of Specific 
Processes, Business Model Innovation by Platform,  
Creation of New Business, Changes and Substitutions 
of Products(Services), Value Delivery Process 
Innovation, Consistent Customer Response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Digital Marketing, O2O 
Integration and Linkage, Increase of Customer 
Experience, Collaboration, Information Sharing

Table 4. Fitness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Type of 
Competitive Advantage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14개 유형 대부분은 원가
우위전략 및 차별화전략과 전략적으로 적합성을 가진 것
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플랫폼에 의한 혁신, 가치 전달 
프로세스 재편, 통합된 시각에서 일관된 고객 응대 등의 
과제 유형은 원가우위전략과의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미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사 프로세스 표준화와 통합화, 사람의 일의 
대체 혹은 사람과 협업,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등의 과제 
유형은 차별화전략과의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여기에서 분류된 적합성 연계가 
반드시 맞는다고 할 수는 없다. 어느 유형의 과제이든 각 
기업이 처한 환경과 자원의 투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다소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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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쟁전략과 내부자원의 적합성
여기에서 논의 대상으로 하는 경쟁전략은 원가우위전

략과 차별화전략이다. 먼저 원가우위전략은 공정 및 프
로세스 개선, 자동화, 원가 통제, 효율성의 증대 등을 통
해 경쟁우위를 달성하려는 전략적 노력이다[40]. 이 전략
은 혁신적 기능이나 제품의 이미지와 같은 것 보다는 가
격에 중점을 두고 고객을 상대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원가절감을 위한 투자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불안정성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차별화전략은 기본적으로 혁신성을 요구하는데 
이는 신제품, 품질, 디자인, 스타일, 마케팅 등에서 매력
적 제품을 창출하거나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다. 차별화 노력은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
는 경향을 가지므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것이다[39]. 이
와 같은 두 가지 전략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자원과 전
략과의 적합성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두 전략을 어떠한 내부자원과 적합성으로 연
결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재무자원, 인적자원, 조직구조, 조직문화, 조
직역량, 가치활동 등을 중심으로 전개하면 될 것이다. 

먼저 자원의 투입을 중심으로 하는 재무자원은 원가우
위전략과 차별화전략이 다른 관점에서 적합성을 따지게 
된다. 즉 원가우위전략은 비교적 원가를 줄이기 위한 자
원의 투입이므로 고비용 구조의 혁신은 회피하면서 예산 
통제 중점 등의 수익성 제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수적 투자를 고려할 것이
다. 이에 비해 차별화전략은 차별적 이미지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서슴치 않을 것이다[40].  

둘째, 인적자원 관점에서 보면 원가우위전략은 분업
화, 표준화, 일상화된 업무로 원가를 줄이고자 전문가 보
다는 비숙련 직원들을 투입하고자 할 것이다. 반면 차별
화전략은 혁신적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각 활동별로 전
문화되고 고도로 훈련된 엔지니어, 과학자와 같은 전문 
관리자들과의 상호의존성과 긴 한 협업을 필요로 할 것
이다[5]. 

셋째, 조직구조 관점에서 보면 원가우위전략은 생산 
라인의 안정화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정혁신과 같은 것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수평적 
조직구조 보다 위계구조에 의한 수직적 통제방식을 통해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할 것이다. 반면 차별화전략
은 TF(Task Force)나 위원회 같은 분권화된 수평적 조
직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장 전문가
나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의 하부 이양도 요구된다[5].
넷째, 전략은 조직문화에 의한 직원들의 전략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조직문화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원가우위전략은 근면, 규율,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 등을 중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반면 차별화전략
은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혁신해야 하므로 도전, 창의, 
실패나 위험 감수 등의 도전적인 문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조직역량은 원가우위전략이나 차별화전략 모두
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원가우위전략의 
경우 효율적 공정기술의 개발, 규모의 경제, 경험곡선 등을 
통한 원가우위 역량을 축적하고자 할 것이다. 반면 차별화
전략의 경우 연구개발, 차별적 브랜드 및 설계 역량, 가치
혁신 역량 등의 조직역량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여섯째, 가치사슬은 기업의 가치 활동을 전략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활동들로 나누어 원가의 형태, 내재된 경
쟁우위 원천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를 토대로 가
치활동을 살펴보면 원가우위전략은 가치활동 전반의 프
로세스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 반면 차별화전
략은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서비스 활동 등으로부터 차
별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 집중하고자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정리한 경쟁전략과 내부자원과의 전략적 적
합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5
와 같다.

Type of 
Competitive 

Strategy

Internal 
Resources Main Content for Fitness

Cost 
Advantage 
Strategy

Financial 
resources

Budget control, voidance of high 
cost structure

Human 
resources

Unskilled employees for 
simple/repetitive tasks

Organizational 
structure Hierarchical organization

Organizational 
culture

Diligence, discipline, attention 
to detail

Organizational 
competency

Efficiency, economies of scale, 
experience curve

Value chain Value activities efficiency

Differentiati
on

Strategy

Financial 
resources Active investment

Human 
resources Trained Engineer/Expert

Organizational 
structure TF, horizontal organization

Organizational 
culture

Innovation, challenge, failure or 
risk taking

Organizational 
competency

R&D, brand and design, value 
innovation

Value chain Innovation in R&D, marketing, 
service, etc.

Table 5. Fitness of Competitive Advantage and Intern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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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시 ISP 
(Information System Planning) 관점에서도 필요하지
만 더 나아가 경쟁전략과의 전략적 연계를 최적화해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 모색
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집중 인터뷰 등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유
형을 정리하고 이들 유형과 경쟁전략의 전략적 적합성을 
도출한 다음 경쟁전략과 내부자원과의 전략적 적합성을 
도출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이 내부자원의 효
과적 활용을 통해 경쟁전략의 성공적 수립과 실행에 기
여하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경쟁전략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
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경쟁
전략의 전략적 연계성에 관한 연구 미흡 실태를 파악하
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분야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기여는 학술적 측면에서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과의 전략적 적합성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간
의 경쟁전략에 관한 연구를 진일보하게 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산업적 측
면에서는 작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기업들의 경쟁 전
략적 대응을 보다 적합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도
록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시에 
경쟁전략과의 최적의 연계를 하도록 하는 대안을 도출하
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면에서 의미를 갖고 있으나 문
헌 조사 분석과 전문가 집단의 집중 인터뷰를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한 점에서 연구의 객관적 타당성 검증상 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 현장에 적용할 경쟁전략의 적
합성 확보 대안을 설계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향후 연구 결과에 대한 광범위한 실증 분석
을 통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때 경쟁전략의 현장 적응적 설계 및 개발 대안을 구체화
하는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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