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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홈 서비스 이용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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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요약
본 연구는 스마트 홈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스마트 홈 서비스의 서비스특성이 스마트 홈 서비스 사용자들의 이용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서비스특성에 관한 구성변수로서 편재접속성, 신뢰성, 상황인식성, 보안성 등 네 변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기술수용에 관한 

이론적 모형들인 기술수용모형(TAM) 및 수정된 기술수용모형(Updated TAM), 이성적 행동이론(TRA)과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스마트 홈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용이성과 주관적 규범 등 

세 변수를 도출하고, 조절 변수로서 사용자 혁신성을 포함하여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모형과 가설들을 도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스마트홈 서비스를 현재 사용자이거나 사용예정자인 4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분석 가능한 436명의 응답결과에 대해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신뢰성, 상황인식성, 보안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편재접속성은 지각된 용이성에만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용이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 주관적 규범 모두 스마트 홈 서비스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변수인 사용자 혁신성은 편재접속성과 지각된 유용성 간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성과 지각된 용이성 간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스마트 홈 서비스 사용자보다 

혁신성이 강한 사용자일수록 편재접속성이 스마트 홈 서비스의 유용성에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며, 또한 스마트 홈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이 높을 때 스마트 홈 서비스 서비스의 사용이 보다 용이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제어: 기술수용모형, 수정된 기술수용모형, 이성적 행동이론, 정보시스템 성공모형, 사용자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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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서 정보통신 기

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모든 사물들

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연결되어 소통하는 사회

로 바뀌어 가고 있다. 즉 사람과 사물이 서로 네트

워크를 통해 연결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의 보급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Lee at al. 2019). IoT의 대표적인 적용분야인 스마

트 홈 서비스도 향후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즉,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대중화

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

로 인해 스마트 홈을 비롯한 스마트카, 스마트 헬스

케어 등의 스마트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중

에서도 스마트 홈 서비스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

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서비스이며, 그 발전 가능성

이 무한하다. 스마트 홈 서비스는 우리 생활을 윤택

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모바일 앱

을 통해 기기를 조작하는 등의 초기 상용 단계에 머

물러있다. 이러한 스마트 홈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

해서는 다양한 연령의 서비스 이용자들의 니즈를 파

악하여 서비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Kim, 2019).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

기가 급속도로 보급되어 대증화 되었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의 활용범위가 확산되

고 있다.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우리의 실생

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의 일상 

생활 형태를 바꾸기도 한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

의 경우에도 외부에서 집 내부의 가전 및 전자기기

에 접속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되고 있

으며, TV, 에어컨, 셋톱박스 등 가정에 있는 가전기

기가 인터넷 등 네트워크에 연동되고 PC나 모바일 

단말기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동작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집안의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가스, 수

도, 전기, 냉난방 장치 등과 도어락, 감시카메라 등

의 보안기기도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물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되어 통신하고 

제어하는 환경이 되었다(Yu, 2018).

2017년 가트너의 글로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기기의 사용량이 2016년에 비해 31% 증

가하여 84억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부

터 2020년까지 매년 평균 34%의 증가를 보여 2020

년에는 사물인터넷 기기가 204억대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고, 시장의 규모 또한 2020

년까지 연평균 21% 성장하여 2020년에는 2조 9천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Gartner, 2017).

LG경영연구소에서도 국내 소비자의 스마트 홈 인

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5년 7월경 서울 및 

경기도 거주 20~50대 2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홈 

서비스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마트 홈이라

는 개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는 대략

적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75%를 차지하였으나, 상대

적으로 높은 인지수준에 비해 구매에 대한 의향은 

인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마

트 TV를 제외하면, 스마트 홈의 대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안전과 보안, 편의 서비스, 에너지 절약 등

과 같은 스마트 홈 서비스에 대한 사용의도는 ‘사

용하고 싶다’에서 ‘보통이다’사이로 조사되었는

데, 대부분의 소비자는 스마트 홈 기기의 구매에 확

신을 가지지도, 구매를 거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홈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 분석하는 것이며, 스마트 홈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이론적

으로 도출하여 각 변수들이 사용자들의 실제 이용의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모색하는 스마트 홈 플랫

폼, 기기 개발 공급자들이 잠재적 수요자들의 주요 

요구사항들을 파악하여, 스마트 홈 서비스의 보급·

확산 전략 설정을 보다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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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스마트 홈 시장 진입 및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스마트 홈 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스마트 홈 서비스는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가전, 

네트워크, 보안 또는 에너지 관리, 냉난방 및 환기, 

홈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이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연동하고 제어하는 홈 솔루션 및 각종 서비스를 포

함하는 개념을 의미하며, 홈 IoT 서비스라고도 불린

다(Jung, 2018). 이러한 스마트 홈 서비스의 지향점

은 다양한 가전기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원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안에서 사람들이 즐겁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은 물론 환경 친화적

인 삶을 살도록 첨단 IT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사물인터넷 포럼).

스마트 홈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하고 보안성

이 있어야 하며 가정의 안락함이 유지되어야 한다

(Rocker et al. 2005). 

Balta-Ozkan et al.(2013)은 스마트 홈 서비스를  

센서, 가정용기기, 가전제품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가 갖추어져 있고, 원격으로 접속 및 모니터링과  

제어를 할 수 있으며, 거주자의 필요에 부응하여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주공간으로 정의하고, 사

용자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스마트 홈 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서 안전성(Security), 주거지원

성(Assisted Living), 건강증진성(Health), 오락성

(Entertainment), 소통성(Communication), 편의성

(Convenience), 안락성(Comfort)과 에너지 효율성( 

Energy Efficiency)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kim at al.(2015)은 광범위한 스마트 홈 서비

스를 서비스 관련 가치와 기술 관련 가치로 도출하

고 서비스 관련 가치 특성은 안전성, 융통성, 사회

성, 의미성, 효율성 등의 4가지로 구성되며, 기술 관

련 가치 특성은 프라이버시, 통제성, 신뢰성, 내재성, 

사용용이성, 단순성 등의 6가지로 구성됨을 주장하

였다.

2.2 기술수용모형

기술수용모형(TAM)은 Davis(1989)의 연구를 통해 

제안된 이론으로서 특정기술 수용에 대한 이용자 행

위를 설명하고, 예측하고자 개발되었으며 조직구성

원들의 정보시스템 수용 연구들에서도 자주 적용되

어 왔다(Davis et al., 1989; Taylor&Todd, 1995; 

Karahanna et al., 1999). 기술수용모형(TAM)은 <Fig. 

2-1>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는 바, 특정한 정보시스

템을 사용 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 들지 않을 것

이라는 믿음의 정도로 정의되는 지각된 용이성(Ease 

of use)과 특정한 시스템의 사용을 통하여 개인의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라 정의되

는 지각된 유용성(Usefulness)이 해당 시스템 사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어서 태도가 사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의도는 실제 사용으로 이

어진다고 보는 것이다(Davis, 1989).

Fig. 2-1 TAM Model(Davis, 1989)

기술수용모형(TAM)은 정보기술의 수용에 있어서 

각각의 요인 간에 인과적 관계를 제공하였고, 조직

적 차원에서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도입한 새로

운 기술에 대해 이용자의 기술 수용에 유의적 영향

을 미치는 예측 요인들을 발견함으로서 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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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과 뉴미디어 채택과 같은 연구에서도 많이 

할용 되었으며 현재까지 기술수용모형은 새로운 기

술의 수용의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에서 지속적으

로 활용 되고 있다(Kim et al.,2017).

2.3 정보시스템 성공모형

DeLone & McLean의 정보시스템 성공모형(1992)

과 성공모형의 수정모형(2003)은 정보시스템 성공요

인에 관한 이론적 모형으로 제시되었으며, 정보시스

템 성과 영향요인 분석이나 정보시스템 성과평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의 근거 이론이 되어 왔다.

DeLone & McLean의 정보시스템 성공모형(1992)

은 <Fig.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스템 품질, 정

보품질이 시스템 이용도 및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이어서 시스템 이용도와 이용자 만족도는 개

인의 성과 및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모형으

로 정보시스템 성공요인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서 인

용되어 왔다. 또한 DeLone & McLean은 당초 개발

한 정보시스템 성공모형(1992)을 보완하여 수정된 성

공모형(2003)을 제시하였는데, 이용자 컴퓨팅 환경의 

확산에 따라 정보시스템 담당조직이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을 감안하여  

수정 성공모형에서는 <Fig.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Pitt et al.(1995)이 주장한 정보시스템 조직의 서비스 

품질을 성공모형 내에 새로운 영향요인으로 포함하

였고, 정보시스템의 영향영역인 개인성과 및 조직 

성과 영역을 순효과(Net Benefit) 라는 하나의 차원

으로 통합하였다.

Fig. 2-2 IS Success Model

한편, Seddon(1997)은 DeLone & McLean의 정보

시스템 성공모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며 검증 작

업을 실시하였는데, 비자발적 이용 정보시스템의 경

우에는 시스템 성과변수로서 이용도 대신에 시스템 

유용성이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에서의 성과변수로서 

보다 적합함을 주장하였다. 

Fig. 2-3 Updated Is Success Model

2.4 이성적 행동이론

Fishbein & Ajzen(1975)는 이용과 충족욕구의 한

계점을 극복하고 수용자의 매체 이용행위에 관한 예

측성을 높이기 위해 이성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을 제안하였다.

Fig. 2-4 TRA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Fig.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행동은 그 행동을 수행하려는 개인의 행동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며, 행동의도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와 행동과 관련된 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Fishbein & Ajzen, 1975). 주

관적 규범은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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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개인이 행동을 하거나 하

지 않아야 한다는 그들의 지각을 의미하며(Ajzen & 

Fishbein, 1975; Venkatesh & Davis, 2000), 사회적 

영향 또는 사회적 압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Yoh, 

1999; Park, J., & H., Joo, 2009). 이를 정보기술수용

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정보기술이나 정보시스템 기

반 서비스를 수용하거나 또는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사회적 압력의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

(Shin, 2010). 또한 행동(Behavior)에 대한 의도는 특

정한 행위를 수행하려는 의도(Intention)를 측정하는 

것이며, 행동에 대한 태도는 목표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이 가지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 감정으로 정의된

다.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행동을 수행해야 하는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되며 

따라서 주관적 규범은 자신에게 중요한 준거집단 혹

은 개인적 동기에 비례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Kim, 

2011).

합리적 행동이론(TRA)은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

관적 규범, 행위의도가 실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며 여러 연구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되면서 행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관

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이론이 되었다(Oh, 2011).

3. 연구 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최근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 서

비스 이용을 해 보았거나 향후 이용 예정인 잠재적 

이용자들이 향후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

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두어져 있다. 이를 위해 앞 

절에서 고찰한 관련 이론들을 기반으로 하여 <Fig. 

3-1> 와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즉, 스마트 홈 서비스의 이용의도 역시 신기술 

수용의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수용모

형(TAM)과 이성적 행동이론(TRA)에 근거할 때 스마

트 홈 서비스의 이용의도는 스마트 홈 서비스에 대

한 지각된 용이성 및 지각된 유용성과 주관적 규범

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론되며, 또한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된

다. 

한편, 스마트 홈 서비스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서비스 특성들이 서비스 이용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에 대한 유용성과 용이성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추론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홈 서비스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바람직

한 특성들인 편재접속성, 신뢰성, 상황인식성, 보안

성 등 네 변수를 특성변수들로 포함하였다.

 아울러 신기술에 접하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도 신기술 수용 정도 및 행태가 달리 나타나며, 특

히 이용자의 혁신성(Innovativeness)은 정보기술 수용

모형을 적용한 연구에서 외부변수로서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Agarwal & Prasad, 

1988). 따라서 스마트 홈 서비스 이용자들 간에도  

혁신성(Innovativeness)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러한 이용자 혁신성(Innovativeness)은 스마트 홈 서

비스 이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외

부적 요인으로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여 

조절변수로 포함하였다.

Fig. 3-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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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가설의 도출

이상의 연구모형에 기반한 세부적인 연구가설들

이 관련 연구의 고찰을 통해 아래와 같이 도출 되었

다

3.2.1 스마트 홈 서비스특성과 지각된 유용성 및 

용이성 간의 관계(H1, H2)

1) 편재접속성(PC: Pervasive Connectivity)과 지각

된 유용성(UF: Use fulness) 및 용이성(EOU: Ease of 

use) 간의 관계

스마트 홈 서비스의 편재접속성은 고객에게 이용 

편리성을 제공하며 스마트 홈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

스 이용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커뮤니케이

션을 통해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무선인터넷을 사용

하여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모바일 정보 서비스의 주된 속성 하나로 제시

되고 있다(Jung et al, 2016). 모바일앱 콘텐츠 서비

스의 편재접속성 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 시에 

이용자들의 지각된 용이성 및 유용성이 높아지는 연

구가 제시된 바 있는 바(Ko et al, 2011),  스마트 홈 

서비스의 편재접속성과 서비스 이용자의 지각된 용

이성 및 유용성 간에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H1-1: 스마트 홈 서비스 특성 중 편재접속성은 지

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스마트 홈 서비스 특성 중 편재접속성은 지

각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신뢰성(RE: Reliability)과 지각된 유용성(UF: 

Usefulness) 및 용이성(EOU: Ease of use)의 관계

스마트 홈 서비스의 신뢰성은 사용자들이 스마트 

홈 서비스 제공자들을 믿는 정도로 보고 안정된 서

비스 품질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의 안정적 작동 및 

운용정도에 대해 사용자들의 인지하는 정도.(Lee, 

2018)를 의미하며, 시스템 품질에 대한 신뢰수준은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침을 주장하고 있는 바(Koo & Wati, 2010), 이러한 

주장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2: 스마트 홈 서비스 특성 중 신뢰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스마트 홈 서비스 특성 중 신뢰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상황인식성(CA: Context Awareness)과 지각된 

유용성(UF: Usefulness) 및 용이성(EOU: Ease of use)

의 관계

스마트 홈 서비스의 상황인식성은 스마트 홈 사

용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시간과 장소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자에

게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로서 주변

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콘텐

츠를 시간과 장소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상

황인식성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 홈 서비스 이용자

의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침

이 연구된 바 있으며(Ko et al, 2011),  상황인식 기

능은 모바일 기기만의 유일한 특성으로 무선으로 서

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모바일 서비

스의 잠재 유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신의 상황

을 인식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자체가 사용이 

쉽고 재미있다고 인지하게 되므로(Kim, 2014)  다음

과 같은 가설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H1-3: 스마트 홈 서비스 특성 중 상황인식성은 지

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스마트 홈 서비스 특성 중 상황인식성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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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보안성(SE: Security)과 지각된 유용성(UF: 

Usefulness) 및 용이성(EOU: Ease of use)의 관계

 스마트 홈 서비스의 보안성은 스마트 홈 사용자 

정보를 타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사용

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정도로 스마트 홈 서비스의 보안은 

접근제어, 개인 인증 번호의 제공, 보안카드 제공 등

과 같은 구성요소로 되며 서비스의 실제 사용과 사

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Kim, 2008), 정보보

안에 대한 지각이 서비스 만족도와 사용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김광석, 

2010), 이러한 연구들을 근거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

할 수 있을 것이다.

H1-4: 스마트 홈 서비스 특성 중 보안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스마트 홈 서비스 특성 중 보안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지각된 유용성(UF: Usefulness) 및 용이

성(EOU: Ease of use)과 이용의도(ITU: 

Intention to use) 간의 관계(H3, H4, H5)

기술수용모형을 기반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들에

서 신기술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유용성 및 용이성이 신기술

의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실증

적으로 밝혀진 바(Venkatesh & Davis, 2006), 이용자

들 입장에서는 스마트 홈 서비스도 신기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수용모형에 관한 연구결과

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H3: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지각된 유용성은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지각된 용이성은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주관적 규범(SN: Subjective Norm)과 

이용의도(ITU: Intention to use) 간의 관계(H6)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불충

분 하거나 불확실할 때 주변으로부터 얻는 정보를 

받아들여 자신의 의견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데

(Lee, 2005),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자신의 

인식이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혹은 사람들이 

자신이 스마트 홈 서비스를 이용하리라고 기대하거

나 이용해야 한다고 기대할수록, 즉 스마트 홈 서비

스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 정도를 크게 느낄수록 

스마트 홈 서비스를 이용할 의지가 생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H6: 주관적 규범은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4 스마트 홈 이용자 특성의 조절효과 (H7, 

H8)

혁신성(IN: Innovativeness)은 혁신을 상대적으로 

빨리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혁신성이 새로운 기

술을 수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으며,  개인의 기술혁신성은 정보기술 수용모

형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외부변수로서의 영향력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Agarwal & Prasad, 1988). 또

한 기술수용모형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기

술 수용자의 ‘혁신성’은 수용의지에 직접적인 효

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수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조절한 효과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Agarwal & Prasad, 1998; Venkat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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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3; Parveen & Sulaiman, 2008; Agarwal & 

Karahanna, 2000).

따라서 스마트 홈 서비스 이용의지에 대하여도 

이용자 혁신성은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스마트 홈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론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7-1: 이용자 특성의 혁신성에 따라 편재접속성의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영향력이 다를 것이

다.

H7-2: 이용자 특성의 혁신성에 따라 신뢰성의 지

각된 유용성에 대한 영향력이 다를 것이다.

H7-3: 이용자 특성의 혁신성에 따라 상황인식성의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영향력이 다를 것이

다.

H7-4: 이용자 특성의 혁신성에 따라 보안성의 지

각된 유용성에 대한 영향력이 다를 것이다.

H8-1: 이용자 특성의 혁신성에 따라 편재접속성의 

지각된 용이성에 대한 영향력이 다를 것이

다.

H8-2: 이용자 특성의 혁신성에 따라 신뢰성의 지

각된 용이성에 대한 영향력이 다를 것이다.

H8-3: 이용자 특성의 혁신성에 따라 상황인식성의 

지각된 용이성에 대한 영향력이 다를 것이

다.

H8-4: 이용자 특성의 혁신성에 따라 보안성의 지

각된 용이성에 대한 영향력이 다를 것이다.

4. 연구 설계

4.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의 검증과 변수들 간의 관

계를 예측하기 위하여 응답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

집하는 방법인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 응

답 대상은 임의로 선정 하였으며, 설문지의 배부와 

수집은 인터넷 및 대면 조사로 실시하였고, 총 900

부를 배포하여 447부를 회수할 수 있었다. 이들 중 

이중기입, 편향적 기입, 기입누락 등 신뢰성이 없다

고 판단되는 설문지 11부를 제거한 후 분석 가능한 

436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에 응답한 응답자의 분포는 <Tab. 4-1>과 같다.

Demographic Frq. %

성별

남성 175 40.0%

여성 261 60.0%

합계 436 100%

연령

20대~30대 70 16.1%

30대~40대 186 42.6%

50대~60대 130 29.8%

60대 이상 50 11.5%

Total 436 1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43 9.86%

대학교 졸업 373 85.5%

대학원 20 4.58%

합계 436 100%

직업

학생 0 0.0%

공무원 57 13.1%

영업/판매직 70 16.1%

사무직 70 16.1%

자영업 80 18.4%

연구직 80 18.4%

기술/엔지니어 70 16.1%

전문직 2 0.5%

기타 7 1.6%

합계l 436 100%

주거형태

아파트 215 49.3%

단독주택 10 2.3%

오피스텔 100 23.0%

주상복합 96 22.0%

기타 15 3.4%

합계 436 100%

Tab. 4-1 Demographic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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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지표

스마트 홈 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하

여 설정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문헌 검토와 

논리적 추론을 통해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Tab. 

4-2>와 같이 행하였고, 이러한 조작적 정의에 근거

하여 변수별로 리커트 7점 척도에 의한 측정 지표들

을 개발하였다.

5. 연구 분석 및 결과

연구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구조방

정식 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기

법 중 부분최소자승법(Partial Least Square: 이하 

PLS)을 채택하고, PLS 방식을 구현해 주는데 가장 

대중적인 통계도구로 SmartPLS 3를 사용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 

5.1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검증

5.1.1 신뢰성 분석

먼저,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신뢰도를 검증

하기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복합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그리고 평균분산추출값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Tab. 5-1>과 같다. 주요 연구 변수 중에서 가

Tab. 4-2 Operational definitions of the variables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Research

스
마
트
 홈
 서

비
스

편재접속성
(PC)

스마트 홈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
크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커뮤니
케이션을 통해 상호 작용하는 정도

Ko(2014), Sim(2018)

신뢰성
(RE)

스마트 홈 기술, 서비스와 제공자들을 믿는 정도로 정확하게 제
공하는 능력으로서 믿을 수 있는 임무수행을 하는 정도

Lee(2018), Sin(2016)

상황인식성
(CA)

스마트 홈 사용자 개개인이 처한 시간, 위치와 같은 모든 상황
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최적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

Kim(2014), Kim(2015)

보안성
(SE)

스마트 홈 사용자의 관련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권한이 없는 이
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신뢰하는 정도

Sin(2016), Choi(2015)

혁신성
(IN)

스마트 홈 사용자들이 신제품, 신기술,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시 타인에 비해 먼저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행하려는 정도

Rogers(1995),Ki
m & Prahakar(2000)

지각된 유용성(UF)
스마트 홈 사용자의 외재적이고 인지적인 요소로서, 사용자들
이 스마트 홈을 이용하여 그들의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

Davis al.(1989), 
Venkatesh(1996)

지각된 용이성(EOU)
스마트 홈 기기 및 서비스 이용 시에 어렵지 않거나 많은 노력
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정도

Davis al.(1989), 
Venkatesh(1996)

이용의도(ITU)
스마트홈 콘텐츠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려는 사용자의 
태도 및 의도에 대한 행동결과 정도

Davis al.(1989), 
Venkatesh(1996)

주관적 규범(SN)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 혹은 사람들이 내가 스마트 홈 서비
스를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Moore &Benbasat(1991),
Fisbein & Ajzen(1975),

Construct
Number of
items

Cronb.’s
α

CR AVE

UF 0.952 0.965 0.873

EOU 0.949 0.963 0.868

ITU 0.937 0.959 0.888

SN 0.937 0.960 0.888

PC 4 0.933 0.952 0.833

Tab. 5-1 Reliability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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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작은 값을 가지는 크론바흐 알파 값은 0.9207, 복

합신뢰도는 0.9439, 그리고 평균분산추출 값은 

0,7440으로 나타나, 각 만족기준 0.7을 모두 상회하

였다(Werts & Jöreskog, 1974). 따라서 연구변수의 

측정 지표에 대한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하였다.

5.1.2 타당성 분석

　 UF EOU ITU SN PC RE CA SE IN

UF-01 0.9459 0.6443 0.6739 0.5784 0.6653 0.6794 0.6746 0.7406 0.7361 

UF-02 0.9442 0.6373 0.6817 0.5736 0.6723 0.6748 0.6881 0.7351 0.7168 

UF-03 0.9210 0.6447 0.6784 0.5955 0.6460 0.6408 0.6672 0.6944 0.6793 

UF-04 0.9268 0.6530 0.6882 0.5557 0.6315 0.6527 0.6818 0.7152 0.6958 

EOU-01 0.6435 0.9449 0.7207 0.6484 0.6807 0.5859 0.6806 0.6829 0.6789 

EOU-02 0.6533 0.9304 0.7218 0.6067 0.6592 0.5763 0.6729 0.6482 0.6583 

EOU-03 0.6054 0.9314 0.7083 0.6290 0.6459 0.5650 0.6573 0.6278 0.6582 

EOU-04 0.6670 0.9203 0.7629 0.6433 0.6749 0.6074 0.7060 0.6603 0.6440 

ITU-01 0.6869 0.7545 0.9451 0.7536 0.6497 0.6363 0.7407 0.6501 0.6600 

ITU-02 0.6881 0.7209 0.9413 0.7639 0.6320 0.6232 0.7398 0.6534 0.6622 

ITU-03 0.6829 0.7352 0.9398 0.8130 0.6271 0.6279 0.7093 0.6453 0.6663 

SN-01 0.5367 0.6009 0.7350 0.9326 0.5558 0.5370 0.6093 0.5636 0.5925 

SN-02 0.5952 0.6383 0.7863 0.9499 0.5878 0.5653 0.6354 0.5697 0.6106 

SN-03 0.6066 0.6756 0.8084 0.9450 0.5972 0.5770 0.6839 0.6030 0.6185 

PC-01 0.6424 0.6482 0.6199 0.5705 0.9052 0.8157 0.6686 0.6284 0.6265 

PC-02 0.5913 0.6226 0.5850 0.5655 0.9088 0.8078 0.6533 0.5720 0.6009 

PC-03 0.6644 0.6691 0.6348 0.5549 0.9317 0.8471 0.7160 0.6246 0.6422 

PC-04 0.6528 0.6655 0.6236 0.5601 0.9051 0.8194 0.7253 0.6221 0.6401 

RE-01 0.6275 0.5476 0.5988 0.5364 0.7935 0.8934 0.6669 0.5944 0.5893 

RE-02 0.6007 0.5338 0.5826 0.5526 0.8078 0.8922 0.6713 0.5617 0.5866 

RE-03 0.6593 0.5999 0.6255 0.5334 0.8412 0.9180 0.7246 0.6017 0.6211 

RE-04 0.6566 0.5690 0.5930 0.5169 0.7975 0.8914 0.7274 0.5971 0.6132 

CA-01 0.6480 0.6566 0.6962 0.6190 0.7076 0.7272 0.9280 0.6375 0.6380 

CA-02 0.6797 0.6732 0.7274 0.6657 0.7104 0.7345 0.9392 0.6682 0.6604 

CA-03 0.6647 0.6769 0.7184 0.6107 0.6908 0.7107 0.9205 0.6315 0.6253 

CA-04 0.7013 0.7022 0.7349 0.6421 0.7069 0.7152 0.9281 0.6655 0.6647 

SE-01 0.7182 0.6482 0.6281 0.5767 0.6413 0.6152 0.6703 0.9288 0.6894 

SE-02 0.7139 0.6672 0.6586 0.6022 0.6146 0.5934 0.6410 0.9389 0.6617 

SE-03 0.7369 0.6479 0.6423 0.5656 0.6262 0.6314 0.6595 0.9409 0.6569 

SE-04 0.7184 0.6665 0.6499 0.5542 0.6276 0.6114 0.6503 0.9316 0.6577 

IN-01 0.7208 0.6147 0.6208 0.5532 0.6305 0.6237 0.6313 0.6349 0.8877 

IN-02 0.6191 0.6167 0.6069 0.5957 0.5888 0.5708 0.5847 0.5961 0.8723 

IN-03 0.6659 0.6157 0.6214 0.5245 0.5885 0.5847 0.5954 0.6269 0.8595 

IN-04 0.6756 0.6280 0.6143 0.5458 0.6054 0.5846 0.6326 0.6503 0.8999 

IN-05 0.6870 0.6477 0.6426 0.5681 0.6174 0.6053 0.6541 0.6541 0.8772 

IN-06 0.5293 0.5354 0.5280 0.5570 0.5223 0.4920 0.4930 0.5125 0.7725 

Tab. 5-2 Factor loadings and cross factor loadings of the variables

RE 4 0.921 0.944 0.808

CA 4 0.947 0.962 0.863

SE 4 0.952 0.965 0.874

IN 6 0.931 0.94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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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변수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수렴

타당성 및 판별타당성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수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인 적재량(loadings) 

0.70 이상을 넘어야 한다(Srite & Karahanna, 2006). 

각 연구변수의 요인적재량 및 교차적재량 값을 

<Tab. 5-2>에 제시하였다. 측정항목의 요인적재량이 

모두 0.70 상회하였기에 수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판별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 각 요인적재량이 다른 구성

개념(변수)에 대한 교차요인 적재량(cross loadings)보

다 큰 값을 가져야 한다(Barclay et. al., 1995). 아래

의 <Tab. 5-2>를 보면 다른 변수를 구성하는 측정 

항목과의 교차요인 적재량 값을 모두 상회하였기에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모든 연구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 값의 

제곱근(Square Root)은 다른 변수와의 상관계수보다 

커야 한다(Fornell and Larcker, 1981; Duxbury and 

Higgins, 1991; Barclay et al., 1995; Chin and Todd, 

1995; Chin, 1998). 관련 결과를 <Tab. 5-3>에 제시하

였다. 평균분산추출(AVE) 값의 제곱근(Square Root)

이 모든 상관계수 값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기에 연구 변수에 대

한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5.2 모형의 적합성 검증

주요 연구변수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였

으므로 PLS 경로모형의 구조모형(structural or inner 

model)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구조모형의 적

합성은 전체 적합도, 구성개념의 분산설명력(R²) 등

으로 확인한다. 

첫 번째,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를 확인하는 지

표는 Stone-Geisser Q² test 통계량인 중복성

(Redundancy) 값이다. 이는 구조모형의 통계추정량

으로 값이 모두 양수를 가지면 구조모형의 적합성

(quality)이 우수하다는 것을 뜻한다(Barclay et. al., 

1995). 

두 번째, 경로모형의 전체 적합도

(Goodness-of-Fit)는 각 요인의 분산설명력(R²) 값의 

평균 및 공통성의 평균을 곱한 값의 제곱근으로 구

한다(Tenenhaus et. al., 2005). 공통성(Communality)

은 추출된 요인의 분산을 몇 퍼센트(%)나 설명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이다. 보통 공통성 값은 최소 

0.50 이상이어야 한다(Tenenhaus et al., 2005). 이 적

합도 지수는 최소 0.1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하며, 그 

크기에 따라서 상(0.36 이상), 중(0.25～0.36), 하(0.1

　 UF EOF ITU SN PC RE CA SE IN

UF 0.935 　 　 　 　 　 　 　 　

EOU 0.690 0.932 　 　 　 　 　 　 　

ITU 0.728 0.782 0.942 　 　 　 　 　 　

SN 0.616 0.678 0.825 0.942 　 　 　 　 　

PC 0.700 0.714 0.675 0.616 0.913 　 　 　 　

RE 0.708 0.627 0.668 0.594 0.901 0.899 　 　 　

CA 0.725 0.729 0.775 0.683 0.758 0.777 0.929 　 　

SE 0.772 0.703 0.690 0.615 0.671 0.655 0.701 0.935 　

IN 0.757 0.708 0.704 0.645 0.688 0.671 0.697 0.713 0.863 

Tab. 5-3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the square roots of AVE of th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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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로 평가한다. 

Construct R² Communality Redundancy

UF 0.715 0.873 0.587 

EOU 0.675 0.868 0.551 

ITU 0.795 0.888 0.667 

SN 0.888 

PC 0.833 

RE 0.808 

CA 0.863 

SE 0.874 

IN 0.744 

Avg. 0.728 0.602　

Goodness
-of-Fit

0.662

SRMR 0.035

NFI 0.815

Tab. 5-4 Overall Model Fit

마지막으로, PLS 구조 모형에 대한 평균적인 적합

도는 각 내생요인의 경로모형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

며 해당 변수의 분산설명력(R²)으로 평가한다. 구성

개념의 분산설명력은 적어도 10% 이상이 되어야 하

며, Cohen은 R²값에 따라 설명력을 상(0.26 이상), 

중(0.13～0.26), 하(0.02～0.13)로 나누었다.(Falk & 

Miller, 1992).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Tab. 5-4>에 정리하였다. 전체 적합도를 의미하는 

중복성 값이 모두 양수(+)로 도출되었으므로, 구조모

형의 적합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모형의 전체 

적합도를 평가하고자 각 요인의 분산설명력인 R2의 

평균값 0.728과 공통성의 평균값 0.602를 곱한 후

(0.438) 제곱근 값 0.662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PLS 경로모형의 전체 적합도 지수는 약 0.662로 최

소 기준인 0.10보다는 크며, 그 적합의 수준이 ‘상

(0.26)’을 크게 넘고 있다. 

Smart PLS 3.0에서는 모델적합도(Model Fit)를 산

출하는 방법이 추가되었다. <Tab. 5-4> SRMR은 관

찰된 상관관계와 모델 내재된 상관행렬의 차이로 정

의되며 관측과 예상 상관관계 간의 불일치의 평균 

크기를 (모델) 적합 기준의 절대 척도로 평가할 수 

있다. 

RMSR(Root Mean Square Residual)은 공분산 잔차

의 평균 절대 값의 척도이며 그 값은 0.08 이하의 

값, 그리고 NFI는 0.9 이상이면 적당하다고 판단한다

(Hu & Bentler, 1999). PLS 모형적합지표인 SRMR 값

이 0.08보다 작은 0.035로 도출되었으며, NFI는 0.815

로 기준치를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였지만, 전체 적

합도와 SRMR값은 상회하였기에 적합도에는 큰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PLS 

구조모형은 권장하는 적합도 지표가 대부분 기준치

를 넘고 있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통한 가설 

검증에 활용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5.3 가설 검증

PLS에서는 경로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와 신뢰

구간 추정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추정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

(bootstrap) 기술을 사용한다(Patnayakuni & Seth., 

2006; Rai et. al., 2006). 부트스트랩은 원래의 자료

(data) 집단에서 다시 추출한 유사 데이터로 원시 데

이터에 대한 추론을 하는 비모수적 통계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한 

t 값도 표본자료로부터 복원 추출한 후 같은 분포를 

갖는 측정치를 추정하는 부트스트랩을 통한 반복 추

출 서브샘플링(sub sampling) 생성으로 계산하였다. 

지금까지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에서 PLS 방법론

을 적용할 때 1000개의 서브샘플링을 많이 활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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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1000개의 서브샘플링을 활용하여 

경로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5.3.1 가설1(H1)의 결과

스마트 홈 서비스 특성 변수가 지각된 유용성 간

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설정한 가설1(H1)을 검증

하였다. 세부가설 중 H1-2부터 H1-4까지의 가설 즉, 

신뢰성, 상황인식성 그리고 보안성은 지각된 유용성

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ab. 5-5>에서 보듯이, 편재접속성의 경로계수(표준

화된 ß값)는 –0.035(t=>.419)로 유의수준(α) 0.10에

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편재접속

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성으로 나타났다.

5.3.2 가설2(H2)의 결과

스마트 홈 서비스 특성 변수가 지각된 용이성 간

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설정한 가설2(H2)을 검증

하였다. 세부가설 모두, 즉 편재접속성, 신뢰성, 상황

인식성 및 보안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홈 서비스 특성의 모든 변

수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5.3.3 가설3(H3)의 결과

스마트 홈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지각된 용이

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

3(H3)은 기각되었다. 용의성의 경로계수(표준화된 ß

값)는 0.076(t=>1.414)로 유의수준(α) 0.10에서도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용이성은 지

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5.3.4 가설4(H4) 및 가설5(H5)의 결과

스마트 홈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

성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가설4(H4) 그리고 가설5(H5)

는 지지되었다. 기존의 TAM모형을 기저로 하는 연

구들과 그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즉, 지각된 유

용성과 용의성이 이용의도에 미친다는 결과는 상당

히 높은 외적타당성을 보여주었다.

Hyper. Path Coeff. T-Value Results

H1-1 편재접속성(PC) -> 유용성(UF) -0.035 -0.419 Rejected

H1-2 신뢰성(RE) -> 유용성(UF) 0.199 2.407 ** Supported

H1-3 상황인식성(CA) -> 유용성(UF) 0.117 2.194 ** Supported

H1-4 보안성(SE) -> 유용성(UF) 0.335 6.664 *** Supported

H2-1 편재접속성(PC) -> 용이성(EOU) 0.497 5.712 *** Supported

H2-2 신뢰성(RE) -> 용이성(EOU) -0.378 -4.102 *** Supported

H2-3 상황인식성(CA) -> 용이성(EOU) 0.330 6.091 *** Supported

H2-4 보안성(SE) -> 용이성(EOU) 0.233 4.075 *** Supported

H3 용이성(UF) -> 유용성(UF) 0.076 1.414 Rejected

H4 유용성(EOU) -> 사용의도(ITU) 0.223 4.905 *** Supported

H5 용이성(EOU) -> 사용의도(ITU) 0.300 5.553 *** Supported

H6 주관적규범(SN) -> 사용의도(ITU) 0.484 10.260 *** Supported

H7-1 Moderating Effect of 혁신성(IN): 편재접속성(PC) -> 유용성(UF) 0.117 1.778 * Supported

H7-2 Moderating Effect of 혁신성(IN): 신뢰성(RE) -> 유용성(UF) -0.172 -2.643 Rejected

<Tab. 5-5> The path coefficients of the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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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가설6(H6)의 결과

스마트 홈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이용의

도에 미치는 가설6(H6)은 상대적으로 높게 지지되었

다. <Tab. 5-5>에서 보듯이 주관적 규범의 경로계수

는 이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높은 값인 0.484(t=>10.260)로 나타났으며 t값

도 4를 상회하는 10.260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유의

수준이다.

5.3.6 가설7(H7) 및 가설8(H8)의 결과

가설7(H7)과 가설8(H8)은 조절효과에 대한 것으로, 

스마트 홈 서비스 사용자의 혁신성이 서비스 특성과 

지각된 용이성 및 유용성 간의 관계의 크기에 정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가설이다. 

검증 결과, 2개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첫째로, 편재접속성과 지각된 유용성과의 관계

의 크기에 사용자의 혁신성이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발견으로 편

재접속성과 지각된 유용성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

타나지 않았지만, 조절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홈 서비스 사용자의 혁신성이 높을 때

만, 편재접속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둘째로, 신뢰성과 지각된 용이성과의 관계의 크기

에 사용자의 혁신성이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의 혁신성이 클수록 신뢰성이 

지각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5.3.7 종합 결과

PLS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Tab. 

5-5>에 제시하였다. t 값은 각각 t >1.645일 때 

*p<0.1, t >1.965일 때 **p<0.05, t >2.580일 때 

***p<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뜻한다. 경로계수는 표

준화된 ß값이다.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Tab. 5-6>에 제시하였

다. 지각된 유용성은 71%, 지각된 용이성은 68%, 사

용의도는 80%로 나타났다. 모두 70%를 상회하고 있

어 사회과학 관련 연구의 평균 설명력을 비교해 봤

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다른 요인의 추가적

인 발굴 보다는 연구변수의 추가 발굴의 효율성은 

낮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요인

을 바탕으로 스마트 홈 서비스의 수용 전략의 수립

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R-Square

UF 0.715

EOU 0.675

ITU 0.795

Tab. 5-6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6. 결론

6.1 결과의 논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홈 서비스 특성변수와 지

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 간에 유의한 정(+)의 

H7-3 Moderating Effect of 혁신성(IN): 상황인식성(CA) -> 유용성(UF) -0.043 -0.876 Rejected

H7-4 Moderating Effect of 혁신성(IN): 보안성(SE) -> 유용성(UF) 0.013 0.283 Rejected

H8-1 Moderating Effect of 혁신성(IN): 편재접속성(PC) -> 용이성(EOU) -0.096 -1.047 Rejected

H8-2 Moderating Effect of 혁신성(IN): 신뢰성(RE) -> 용이성(EOU) 0.170 1.975 * Supported

H8-3 Moderating Effect of 혁신성(IN): 상황인식성(CA) -> 용이성(EOU) -0.131 -2.672 Rejected

H8-4 Moderating Effect of 혁신성(IN): 보안성(SE) -> 용이성(EOU) -0.032 -0.591 Rejected

Note : For 1 tailed test : * p < 0.1 (t > 1.28), ** p < 0.05 (t > 1.645), and *** p < 0.01 (t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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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검증하였다. 세부가설 중 신뢰성, 상황인식

성, 보안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유

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편재 접속

성은 지각된 유용성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고 지각된 용이성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편재 접속성은 스마트 홈 사용자들

의 내재적인 요소로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하

여 실시간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외생요인, 즉 잘 되면 당연한 것이고, 

안되면 불만 사항이기에 편재 접속성의 수준이 유용

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가설3도 스마트 홈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의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홈 서비스 기기 및 서비스 

이용 시에 쉽고 어려움에 따라 유용한 정도에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스마트 홈 서비스의 혜택이 

지극히 높은바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더라도 간여치 

않는 이들이 많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가설4(H4), 가설5(H5), 가설6(H6)은 기존의 TAM모

형을 기저로 하는 연구로 그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

났다. 가설6(H6)은 스마트 홈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규범으로 경로계수는 이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위사람들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스마트 홈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로 H7, 

H8은 스마트 홈 서비스 사용자의 혁신성이 서비스

특성과 지각된 용이성 및 지각된 유용성 간의 관계

의 크기에 정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가설로 검증

결과 2개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로, 편재접속성과 유용성과의 크기에 사용자 

혁신성이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설H1에서 편재접속성과 유용성은 관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조절효과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용자의 혁신성이 높을 때만 편재접속성과 유

용성간의 관계가 유의하다는 뜻으로 일반적인 스마

트 홈 서비스 사용자 보다 혁신적인 사람은 스마트 

홈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들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믿음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로, 신뢰성과 용이성과의 관계의 크기에 사용

자 혁신성이 정(+)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의 혁신성이 클수록 신뢰성이 지각된 용

이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

제품, 신기술, 새로운 서비스를 타인에 비해 먼저 수

행 하려는 사람은 스마트홈 기기 및 서비스 이용 시

에 어렵지 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믿음

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변수들 

편재접속성과 용이성, 신뢰성과 유용성, 상황인식성

과 보안성이 유용성과 용이성의 조절효과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6.2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기술수용 모형을 근거로 하여 스마트 홈 서비스

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4가지의 변

수로 규명하였다. 유용성 및 용이성이 약 70%의 설

명력을 보여주고 있어 영향요인들로서 적정하게 도

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스마트 홈 서비스 사용자의 혁신성이 스마

트 홈 서비스 특성과 서비스 이용의도 간의 관계에 

간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스마트 홈 서비스 

특성들 중 편재 접속성은 혁신성이 낮은 사용자 집

단에 있어서는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

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혁신성이 높은 사

용자 집단의 경우는 편재 접속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3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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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스마트 홈 서비스 제

공자에게 스마트 홈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서비

스 콘텐츠 개발과 반영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무

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스마트 홈 서비스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네 가지 스마트 

홈 서비스 특성들이 향후 스마트 홈 서비스 개발 시

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주관적 규범 변수

가 스마트 홈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 바, 스마트 홈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

기 조성 역시 향후 스마트 홈 서비스에 보급․확산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고려하여 스마트 홈 서비

스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용자 혁신성이 스마트 홈 서비스 수용에 

조절 변수로 작용한다는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혁신적인 사용자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고객으로 

분류하여 합리적인 서비스 요금 체계와 차별화된 서

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

와 추천 큐래이션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고객 상황

과 환경에 따른 자동화된 맞춤 서비스 제공을 할 필

요가 있다.

6.4 연구의 한계 및 개선 방향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

하여 표본을 수집하였다. 이는 설문을 받기 쉽고 편

재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으나, 실제 페이퍼 설문지

를 받을 때 보다 성의가 없는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따라서 웹설문 후의 보상 방법이나 다양한 설

문 방법을 시도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응답자의 연령분포 중 고령화 사회의 독립

세대에 대한 실버계층인 60대 이상의 설문 비율이 

극히 낮았다.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에서 고령자의 일상생활에 독립성을 높여주는 이슈

는 스마트 홈 서비스가 좋은 대안이 된다. 추후 연

구에서는 60대 이상의 가구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실버계층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스마트 홈 서비스의 요인을 4가지를 도출하

였으나, 설명력이 약 70% 정도로 아직 발굴하지 못

한 요인들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설명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의 탐색을 위한 추가

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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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e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use 

smart home services. Based on the previous relevant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smart home 

service were found to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use smart home service, and four 

variables(ubiquitous connectivity, reliability, context awareness, and security) concerning the service 

characteristics could be derived. And referring to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the updated 

TAM, IS success model, and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TRA), three variables such as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and subjective norm were also likely to affect the intention to use 

smart home service, and the user innovativeness was inferred to play a role of moderating variable. 

In order to examine the research model and the hypotheses which could describe the relationship of 

the above mentioned variables, this study surveyed 447 people who were currently using or would 

use the smart home services, and then tested the hypotheses for 436 valid responses. The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showed that reliability, context awareness, and securit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on perceived ease of use. However, it was found that ubiquitous 

connectivity significantly affected perceived usefulness but did not affect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and subjective norm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smart home services. Also, user innovativeness as moderating variable was found to 

significantly influence on the magnitud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biquitous connectivity and 

perceived usefulness and on that between reliability and perceived ease of use.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findings implying that innovative smart home-service users are likely to feel the 

smart home-services more useful than ordinary users when the degree of ubiquitous connectivity is 

higher, and are likely to perceive the use of smart home-services to be easier than ordinary ones 

when the degree of reliability is higher. 

Keywords: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Updated TAM, TRA(Theory of Reasoned 
Action), IS Success Model, User Innovativeness, Intention to Use, Smart Home Servic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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