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최근 대기와 해류에 대한 이상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이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이 1℃ 이상 상승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농업인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작물 재배, 가축 사육, 농업

용수 이용, 토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이상호, & 홍재호, 2023). 이와 같은 

이유로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으로는 인간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농도 증가가 주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세

계 각국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과 감축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삶에 필수적인 활동인 농업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

기 때문이다(WRI, 2019).

농축수산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정책 논

의가 계속되고 있다. 2021년 10월 발표된 2030 NDC 상향안에 

따르면, 2018년 배출량인 24.7백만 톤 대비 27.1% 감축하여 

18.0백만 톤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 다양한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이며, 

그 중 저탄소 농업 분야에서는 논물관리 방식 개선,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바이오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2.5백만 톤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메탄 비중에서 농축산 부문이 1위

를 차지하여 ‘국제 메탄 서약’ 등 메탄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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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 기준 메탄 배출량이 농축산 부문은 

12.2백만 톤(CO2eq)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9% 감축할 계획이다(박건진, 2021).

메탄은 벼 재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0

년 기준 6.3백만 톤으로 농업 분야 메탄 발생량 중 29.7%를 

차지한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 이를 감축하기 위해 

논물관리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논물관리 방식

은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대기 방식으로 혐기성 조건을 최소화

하여 담수 상태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

이러한 논물관리 기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

동 물꼬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Nawandar, & Satpute(2019)는 

Io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관개 시스템에 장착된 밸브가 자동으

로 열리고 닫히며 물을 공급하여 논에 나가 확인하지 않아도 

손쉽게 논물관리를 할 수 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논물관리 

시간을 76.1% 감축하고 물 사용량을 50% 절감하는 효과가 있

으며 벼의 수량과 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위 

기록과 물꼬 개폐 이력을 저장할 수 있어 물관리 기술의 적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농촌진흥

청, 2022). 수도작의 경우 벼의 재배 기간 동안 물꼬 관리에 드는 

농민의 평균 노동 일수는 15.2일/인/ha로 측정되며 전체 작업시

간에 대한 구성비는 약 11.7%에 달한다(정하우 등, 1995). 

물꼬 관리의 자동화는 수도 재배에 있어서 노동시간의 절감

을 통해 논물관리의 생력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적기의 물꼬 

관리를 통해 생육 시기별로 필요한 양만큼의 물만을 공급함으

로써 농업용수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전종길, 

이상봉, 윤진하, & 김진택, 2006a). 자동 물꼬 장치를 사용하면 

논물관리 시간이 월 12일에서 2.5일로 80%가량 감소하고, 농업

용수 사용량도 180톤에서 58톤으로 68% 줄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적절한 논물관리를 통해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크게 줄일 수 있다(농촌진흥청, 2024).

자동 물꼬 장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자

동 취수 및 배수 물꼬를 설계⋅제작하고, 현장적응 실험을 통해 

물꼬를 완전히 여닫는 시간이 37초로 작동은 원활하였지만 물

기의 영향으로 반응이 다소 늦는 경향을 보여 물기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하는 보완 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전종길, 이

상봉, 윤진하, & 김진택, 2006a; 전종길, 이상봉, 윤진하, & 김

진택, 2006b). 송석호, 안치용, & 송철민(2024)에서는 IoT 기반 

논 관개수로 자동 물꼬를 개발하여 수자원의 이용 측면에서 관

행 물꼬보다 최대 18.4%의 높은 수자원 이용 효율성이 나타남

을 보여주었다. 이기원 등(2023)에서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

마트 물꼬를 개발하여 충남 태안군 장곡리에 위치한 장곡 저수

지에 설치하여 운영하여 실용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국외에서도 논물관리 방식의 자동 원격, 스마트 등 자동화 장치

에 대한 설계 및 제작 등 장치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며, 기술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Daniele Masseroni 

et al., 2017; Aritro Roy Arko et al., 2019; Maduri Mallareddy 

et al., 2023). 

농업인의 수용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ishal 

Trevor Morepje et al.(2024)에서 농업 생산량 맥락에서 이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소규모 농가의 물 관리 시스템

의 수용의도와 사회경제적 요소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물 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Yan Shi et al.(2022)에서는 

노력 기대, 성과 기대, 촉진 조건, 쾌락적 동기, 정부 지원, 가격 

가치, 개인 혁신성 및 신뢰가 방글라데시 농민의 IoT 채택 의지

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물 관리 기술에 있어 개발을 중심으

로 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동물

꼬 장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자동물꼬 

장치의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 도입 대상인 농업인의 수

용의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수용 의도에 관한 분석 방법으

로 TAM과 UTAUT가 주로 이용되어왔다. TAM은 새로운 기

술을 도입 후 도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반면, UTAUT

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예비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조

사하는 차이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동물꼬장치를 도입하

지 않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수용 의도를 조사하여 활성화 방안

을 연구하고자 UTAUT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농업인의 자동물꼬 장치 도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자동물꼬 장치에 대한 농업인의 기술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자동물꼬 

장치의 도입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되어 가는 농업 

노동력이 자동화된 물관리 시스템을 갖춘다면 생산력 확산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업인의 기술 수용의도를 구조적

으로 파악한 후 기술 활용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자동물꼬 장치 활용화 제도 마련에 관한 의사결정 기초자료

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농축산 부문에서 메탄저감

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증가하고 있어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술 수용 대상자인 농업인의 수용의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기에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활

용하여 탄소 및 메탄 저감 부문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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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2.1.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2)

계속된 신기술 개발에 따라 사용자의 기술 수용의도를 확인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합리적 행동이론(TRA), 계획적 

행동이론(TPB), 기술수용모델(TAM) 등 변수와 사용자의 행동 관

계를 규명하여 행위를 예측하는 이론들이 사용되고 있다(Davis, 

1989). 특히 기술 수용의도와 관련된 모형으로는 기술수용모델

(TAM)과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 정보시스템 성공모형

(ISSM) 등이 있다(김기웅, 2017). 위의 모형들은 합리적 행위이

론을 기반으로 발전되었으며, 기술에 대한 수용의도의 설명력

을 높이기 위해 8개의 대표적인 모델들을 종합한 통합기술수용

모델(UTAUT)이 이용되고 있다(Venkatesh, Morris, Davis, & 

Davis, 2003). Venkatesh, Morris, Davis, & Davis(2003)의 

연구에서 통합기술수용모델(UTAUT)은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 노력기대(Effort Expectancy),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을 4가지 핵심변

수 설정하였으며, 조절(통제)변수로 성별(Gender), 연령(Age), 

경험(Experience), 자발성(Voluntariness of Use)을 사용하여 

행위의도(Behavioral Intention)와 사용행위(Use Behavior)를 

추가한 모델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동안의 UTAUT 모델은 직무에서의 기술 수용의도에 주로 

사용되었다. 이에 소비자의 관점에서 신기술 및 제품 수용의도

를 분석하고자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델(UTAUT2)을 제시하

였다(Venkatesh, Thong, & Xu, 2012).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영향, 촉진조건을 기본 변수로 사용하는 UTAUT는 소비

자 개인의 수용의도에 대해 다소 낮은 설명력을 보인다. 이에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인 UTAUT2는 기존에 제시된 변수외

의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설명력을 높인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Pappas, Pateli, Giannakos, & Chrissikopoulos, 2014; Venkatesh, 

Thong, & Xu, 2012).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의 자동물꼬장치 기술에 대한 수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통합기술

수용 이론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독립변수 가격효용, 인지된 

위험, 혁신저항, 매개변수로서 사용자 혁신성을 추가하여 확장

된 통합기술수용 이론인 UTAUT2를 사용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자동 물꼬 장치에 대한 농업인의 수용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여, 자동 물꼬 장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확장된 통합

기술수용이론(UTAUT2) 모형을 적용하여, 변수에 따른 농업인의 

자동 물꼬 장치 수용 의도를 검증하는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주요 변수로는 성과기대, 노력 기대, 촉진 조건, 가격 효용, 

인지된 위험, 혁신 저항 요인을 채택하였다. 또한, 사회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구성원보다 혁신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용하는 

성향인 사용자 혁신성이 자동 물꼬 장치 수용 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매개 변수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과기대, 노력 기대, 촉진 조건, 가격 효용, 인지된 위험, 혁신 

저항이 사용자 혁신성을 매개로 하여 자동 물꼬 장치 수용 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2>

와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 UTAUT 기본모형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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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성과기대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는 새로운 기술이나 시

스템의 사용이 작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개

인이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Venkatesh, Thong, & Xu, 2012). 

성과기대와 수용의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 <표 

1>과 같다. 김재철, 이정화, & 오연석(2021)은 디지털 자산관리 

시스템인 웰스테크에 대해 농협 직원들의 기술 수용의도에 대

해 분석하였으며, 성과기대가 유의한 영향관계임을 분석하였다. 

또한 강덕봉, 장광진, 이양규, & 정민옥(2020)은 스마트팜 도입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인의 스마트팜에 대한 수용의사를 분석

하였을 때, 성과기대는 수용의도와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태열, & 허철무(2019)는 귀농 의향이 있는 대상으로 조사한 

ICT융합기술에 따른 농업분야의 수용의도와 성과기대가 정(+)

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Kamal Ghalandari(2012)

은 이란의 전자금융 서비스 수용에 성과기대가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Ali Abdallah Alalwan, Yogesh 

K. Dwivedi, & Nripendra P. Rana(2017)는 요르단 은행 고객

의 모바일 뱅킹 도입 의도에 성과기대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기술에 대한 수용의도와 성과기대는 유의한 관계를 가

졌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성과기대는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1.2. 노력기대

노력기대(Effort Expectancy)는 해당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Venkatesh, Thong, & Xu, 2012). 

노력기대와 수용의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 <표 

2>와 같다. 김원빈, 안주영, 심근호, & 엄지범(2023)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농업인의 수용의도와 노력기대가 정(+)적인 영

향관계가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김재철, 이정화, & 오연석

(2021)은 웰스테크라는 신기술에 대한 농협 직원들의 기술 수

용의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노력기대가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이태열, & 허철무(2019)는 귀농

의향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ICT융합기술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Kamal 

Ghalandari(2012)은 이란의 전자금융 서비스 수용에 노력기대

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Sair, Shrafat Ali, 

Danish, & Rizwan Qaisar(2018)은 파키스탄 소비자의 모바일 

상거래 도입의도에 노력기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자동물꼬장치에 대한 농업인의 수용의도에 노력기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노력기대는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1.3. 촉진조건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은 해당 시스템이나 기술

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Venkatesh, Thong, & Xu, 2012).

촉진조건과 수용의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 <표 

3>과 같다. 강덕봉, 장광진, 이양규, & 정민옥(2020)은 농업인

의 스마트팜이란 신기술에 대한 수용의사는 성과기대와 정(+)

의 영향을 가진다고 하였다. 공윤엽, & 최현성(2018)은 모바일 

간편송금 서비스 기술에 대한 대학생의 기술 이용의도는 촉진

선행연구 연구대상 분석방법 내용

김재철, 이정화, & 
오연석(2021)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농협직원

다중회귀분석
농협 직원들의 디지털 자산관리 시스템인 웰스테크에 대한 기술 
수용의도에 성과기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침

강덕봉, 장광진, 이양규, & 
정민옥(2020)

스마트팜 교육생, 스마트팜 
운영자, 스마트팜 교육 수료자

다중회귀분석 농업인의 스마트팜 수용의사에 성과기대가 정(+)의 영향을 미침

이태열 & 허철무(2019) 귀농의사자 다중회귀분석 ICT융합기술 수용요인 분석 시 성과기대가 정(+)의 영향임을 분석함

Kamal Ghalandari 
(2012)

멜리은행 고객 다중회귀분석 이란의 전자금융 서비스 수용에 성과기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Ali Abdallah Alalwan, 
Yogesh K. Dwivedi, & 

Nripendra P. Rana (2017)
요르단 뱅킹 고객 구조 방정식 모델링

요르단 은행 고객의 모바일 뱅킹 도입 의도에 성과기대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함

<표 1> 성과기대와 수용의도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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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웅, 정진섭, & 윤영호

(2019)는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의도와 촉진조건의 실증적인 분

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임을 분석하였다. 이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 있다고 생각

할수록 수용의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관계임을 밝혔다. Kamal 

Ghalandari(2012)은 이란의 전자금융 서비스 수용에 촉진조건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Alalwan, Yogesh 

K. Dwivedi, & Nripendra P. Rana(2017)는 요르단 은행 고객

의 모바일 뱅킹 도입에 촉진조건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에 자동물꼬장치가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의 수용의도가 

향상되는 지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촉진조건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1.4. 가격효용

가격 효용(Price Value: PV)은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얻는 비

용 대비 효과에 관한 것이다 (Venkatesh, Thong, & Xu, 2012).

가격효용과 수용의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 <표 

4>와 같다. 공윤엽, & 최현성(2018)은 대학생들의 모바일 간편

송금 서비스 기술에 대한 이용의도와 가격효용에 대해 UTAUT2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병규, & 강덕봉(2020)은 농업인의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대해 분석하여 가격효용은 정(+)적인 유

의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농인과 기존 농업인 

집단을 구분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가격효용은 두 집

단 모두 유의한 영향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석

(2020)은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사용자의 수용의도를 분석하

였으며, 가격효용은 직접효과와 사용자 혁신성을 통한 간접효

과 모두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li Abdallah 

Alalwan, Yogesh K. Dwivedi, & Nripendra P. Rana(2017)는 

요르단 은행 고객의 모바일 뱅킹 도입 의도와 가격효용 사이에 

유의미한 경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Giacomo Migliore, Ralf 

Wagner, Felipe Schneider Cechella, & Francisco Liébana- 

Cabanillas(2022)은 모바일 결제 수용의도와 가격효용 사이의 

관계는 중국 응답자에게는 긍정적이고 중요한 관계가 있지만 

이탈리아 응답자에게는 중요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자동물꼬장치의 수용의도에 관해 가격효용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 연구대상 분석방법 내용

강덕봉, 장광진, 이양규, & 
정민옥(2020)

스마트팜 교육생, 스마트팜 
운영자, 스마트팜 교육 수료자

다중회귀분석
농업인의 스마트팜 수용의사에 성과기대가 정(+)의 
영향을 미침

공윤엽 & 최현성(2018)
오프라인: 충천권 소재 국립대학 

(간호보건), 대구⋅경북 소재 국립대학
온라인: SNS, 커뮤니티 사이트

위계적 회귀분석
대학생의 모바일 간편송금 서비스 기술 이용의도에 
촉진조건은 유의한 영향을 미침

이선웅, 정진섭, & 
윤영호(2019)

오송, 오창 지역민 다중회귀분석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의도와 촉진조건은 유의한 영
향을 미침

Kamal Ghalandari(2012) 멜리은행 고객 다중회귀분석
이란의 전자금융 서비스 수용에 촉진조건이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침

Ali Abdallah Alalwan, 
Yogesh K. Dwivedi, & 

Nripendra P. Rana(2017)
요르단 뱅킹 고객 SEM(구조방정식모델링)

요르단 은행 고객의 모바일 뱅킹 도입에 촉진조건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함

<표 3> 촉진조건과 수용의도 선행연구

선행연구 연구대상 분석방법 내용

김원빈, 안주영, 심근호, & 
엄지범(2023)

농업인 다중회귀분석
농업인의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수용의도에 노력기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침

김재철, 이정화, & 
오연석(2021)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농협직원

다중회귀분석
농협 직원들의 디지털 자산관리 시스템인 웰스테크에 대한 기술 수용
의도에 노력기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침

이태열 & 허철무(2019) 귀농의사자 다중회귀분석 ICT융합기술 수용요인 분석 시 노력기대가 정(+)의 영향임을 분석함

Kamal Ghalandari(2012) 멜리은행 고객 다중회귀분석 이란의 전자금융 서비스 수용에 노력기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Sair, Shrafat Ali,Danish, & 
Rizwan Qaisar(2018)

모바일커머스 이용자 다중회귀분석
파키스탄 소비자의 모바일 상거래 도입의도에 노력기대는 긍정적 영향
을 미침 

<표 2> 노력기대와 수용의도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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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가격효용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1.5. 인지된 위험

인지된 위험은 기존에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할 때,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된다(Stone, & Gronhaug, 1993).

인지된 위험과 수용의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

<표 5>와 같다. 최원석, 강다영, & 최세정(2017)은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의도를 UTAUT2 

분석하였으며, 인지된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강선희, & 김하균(2016)은 소비자의 간

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

하였으며, 인지된 위험이 부(-)적인 관계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국용(2005)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수용의도에 인지된 위험이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태도를 경유한 간접효과를 분석한 

그동안의 연구와 달리 처음으로 수용의도 간의 직접적인 관계

를 규명하였다. Kesharwani, A. & Singh Bisht, S.(2012)은 

인지된 위험이 인도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 도입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자동물꼬장치의 수용의도에 관해 인지된 위험이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인지된 위험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6. 혁신저항

혁신저항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변화하는 혁신적 상황을 

수용하는 태도에서 위협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된다(Ram, 1987).

혁신저항과 수용의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 <표 

6>과 같다. 신재권, & 이상우(2016)는 혁신저항 모형을 기반으

로 하여 소비자의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수용의도를 분

석하였다. 혁신⋅소비자 특성을, 매개를 통해 혁신저항은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박찬권, & 서영복(2020)은 스마트 팩토

리 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혁신저항과 기술 수용의도의 관계

선행연구 연구대상 분석방법 내용

공윤엽 & 최현성(2018)
오프라인: 충천권 소재 국립대학 

(간호보건), 대구⋅경북 소재 국립대학
온라인: SNS, 커뮤니티 사이트

위계적 회귀분석
대학생의 모바일 간편송금 서비스 기술 이용의도에 가격
효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침

정병규 & 강덕봉(2020)
귀농인과 원주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운영자 및 교육 훈련기관 교육생
SEM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대해 가격효용은 귀농인과 원주민 
두 집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귀농인 집단에 더 큰 
영향을 나타냄

진석(2020) 소비자 SEM
웨어러블 헬스케어기기에 대한 수용의도와 가격효용은 유
의한 관계로 나타남 

Ali Abdallah Alalwan, 
Yogesh K. Dwivedi, & 

Nripendra P. Rana(2017)
요르단 뱅킹 고객 SEM

요르단 은행 고객의 모바일 뱅킹 도입 의도와 가격효용 사
이에 유의미한 경로가 있음을 확인함

Giacomo Migliore, Ralf 
Wagner, Felipe Schneider 

Cechella, & Francisco 
Liébana-Cabanillas(2022) 

이탈리아인, 중국인 SEM
모바일 결제 수용의도와 가격효용 사이의 관계는 중국 응
답자에게는 긍정적이고 중요한 관계가 있지만 이탈리아 
응답자에게는 중요한 관계가 없음

<표 4> 가격효용과 수용의도 선행연구

선행연구 연구대상 분석방법 내용

최원석, 강다영, & 
최세정(2017)

소비자 다중회귀분석
가상현실 디바이스 신기술에 대한 수용의도에 인지
된 위험은 유의한 영향을 미침

강선희 & 김하균(2016)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 능력을 갖추고 사용경험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대학생과 일반인
다중회귀분석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용의도와 인지된 위험은 부
(-)적 관계를 보임

이국용(2005)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해 본 사용자
SEM

모바일 결제 시스템 수용의도에 대해 인지된 위험
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

Kesharwani, A. & 
Singh Bisht, S.(2012)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도 상위 비즈니스 스쿨 대학원생

SEM
인지된 위험이 인터넷 뱅킹 서비스 도입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침

<표 5> 인지된 위험과 수용의도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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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명하였으며, 부(-)적 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영

근 & 옥석재(2022)는 금융서비스 소비자의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의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수용의도와 혁신저항은 매우 높

은 영향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Rakibul Hoque, & 

Golam Sorwar(2017)은 노인의 모바일 헬스 수용에 혁신저항

은 유의미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농업인의 자동물꼬장치에 대한 수용의도와 혁신저항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6. 혁신저항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1.7. 사용자 혁신성

소비자의 혁신성은 기존의 생각과 행동이 새로운 것으로 인

지되고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그것을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되며, 이러한 개인의 혁신성은 사회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구성원보다 혁신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용하는 성향을 의미한

다(Sahin, 2006). 

사용자 혁신성과 수용의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

음 <표 7>과 같다. 배재권(2018)은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대면 

거래은행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의도를 분석하였으며, 사용자 

혁신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석(2020)

은 웨어러블 헬스케어기기 수용의도에 대해 사용자 개인의 혁

신성은 유의한 영향을 보인다. 또한 매개변수로서 성과기대, 노

력기대, 사회적 영향, 쾌락적 동기, 가격효용에 매개효과가 나타

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원빈, 안주영, 심근호, & 엄지범

(2023)은 농업인의 영농형 태양광 수용의도에 대해 사용자 혁

신성은 유의한 영향을 보이며, 매개변수로서 매개효과가 나타

난다. Sair, Shrafat Ali, Danish, & Rizwan Qaisar(2018)은 

파키스탄 소비자의 모바일 상거래 도입의도에 개인 혁신성은 

유의한 관계 있으며, 매개변수로 사용되었다. Budi Setiawan, 

Deni Pandu Nugraha, Atika Irawan, Robert Jeyakumar 

Nathan, & Zeman Zoltan(2021)은 사용자 혁신성이 핀테크 도

입에 긍정적이고 중요한 직접영향을 미치며 매개변수로써 사용

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자동물꼬장치의 농업인 수용의도와 사용자 혁신성을 

분석하고자 가설 H7을 설정하였다.

H7. 사용자 혁신성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선행연구 연구대상 분석방법 내용

신재권 & 이상우(2016) 소비자 SEM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의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혁신저항은 영향을 
미침

박찬권 & 서영복(2020) 국내의 제조 기업 SEM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용의도와 혁신저항은 부(-)적 관계를 보임

박영근 & 옥석재(2022) 금융서비스 소비자 SEM
금융서비스 소비자의 블록체인 수용의도와 혁신저항은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임

김덕현, 황인택 & 
이승현(2015)

ICT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 
도입한 농업인

SEM 혁신저항은 ICT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 확산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Rakibul Hoque, & 
Golam Sorwar(2017)

방글라데시 고령인구 다중회귀분석
노인의 모바일 헬스 수용에 혁신저항은 유의미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함

<표 6> 혁신저항과 수용의도 선행연구

선행연구 연구대상 분석방법 내용

배재권(2018)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이용자 SEM
사용자 혁신성이 인터넷전문은행 지속사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진석(2020) 소비자 SEM
웨어러블 헬스케어기기에 대한 수용의도와 사용자 혁신
성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며, 매개변수로 사용됨

김원빈, 안주영, 심근호, & 엄지범(2023) 농업인 다중회귀분석
농업인의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수용의도에 혁신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매개변수로 사용됨

Sair, Shrafat Ali, Danish & 
Rizwan Qaisar(2018)

모바일커머스 이용자 다중회귀분석
파키스탄 소비자의 모바일 상거래 도입의도에 개인 혁
신성은 유의한 관계 있으며, 매개변수로 사용됨

Budi Setiawan, Deni Pandu Nugraha, 
Atika Irawan, Robert Jeyakumar 
Nathan, & Zeman Zoltan(2021)

핀테크 사용자 다중회귀분석
사용자 혁신성은 핀테크 도입에 긍정적이고 중요한 영
향을 미치며 매개변수로서 사용됨

<표 7> 사용자 혁신성과 수용의도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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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 혁신성은 자동물꼬 장치의 수용의도에 대한 매

개변수로서 성과기대, 노력기대, 촉진조건, 가격효용, 인지된 위

험, 혁신저항과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사용자 혁신성이 매개변수

로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H8. 사용자 혁신성은 수용의도에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H8-1. 성과기대는 사용자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8-2. 노력기대는 사용자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8-3. 촉진조건은 사용자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8-4. 가격효용은 사용자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8-5. 인지된 위험은 사용자 혁신성에 유의한 부(-)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8-6. 혁신저항은 사용자 혁신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자료수집

본 연구는 농업인의 자동물꼬 장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벼를 재

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지는 크게 2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째는 성별, 연령, 

가족노동력 인원수, 최종학력, 영농경력, 경영규모, 연간 농업소

득으로 구성된 인구통계학적 설문, 둘째는 자동물꼬 장치 사용

의 의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으로 독립변수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촉진 조건, 가격효용, 인지된 위험, 혁신 저항에 대한 

설문 문항과 조절 변수인 사용자 혁신성, 종속변수인 수용의도

에 대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방법으로는 농가들

을 방문하여 대면 조사 및 Forms를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 1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하였다. 

총 회수된 설문 응답은 181부이지만 불성실 응답과 무응답 설문

지 26부를 제외하고 15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3. 분석방법

자동 물꼬 장치 도입 의향에 관한 문항은 <표 8>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약간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로 설정하여 제시되었다. 각 변수의 측정 항목은 선행연구를 

변수 측정항목 근거

성과기대

1 자동물꼬 장치를 사용하면 농사에 유용할 것이다

김재철, 이정화, & 
오연석(2021)

강덕봉, 장광진, 
이양규, & 정민옥(2020)
이태열 & 허철무(2019)

2 자동물꼬 장치를 사용하면 노동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자동물꼬 장치를 사용하면 탄소 감축에 도움을 줄 것이다

4 자동물꼬 장치를 사용하면 안정된 논물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5 자동물꼬 장치 도입으로 농가의 수익이 개선될 것이다

6 자동물꼬 장치 도입으로 이상기후에 대비 가능할 것이다

노력기대

1 자동물꼬 장치의 사용법은 배우기 쉬울 것이다 김원빈, 안주영, 
심근호, & 엄지범(2023)
김재철, 이정화, & 

오연석(2021)
이태열& 허철무(2019)

2 자동물꼬 장치의 기능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3 자동물꼬 장치를 사용하기 쉽다는 것을 안다

4 자동물꼬 장치의 사용에 능숙해지는 것은 쉬울 것이다

촉진 조건

1 자동물꼬 장치 설치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강덕봉, 장광진, 이양규, & 
정민옥(2020)

공윤엽 & 최현성(2018)
이선웅, 정진섭, & 
윤영호(2019)

2 자동물고 장치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자동물꼬 장치를 사용할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자동물꼬 장치를 처음 설치할 때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격효용

1 자동물꼬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지불가격은 합리적일 것 같다
공윤엽 & 최현성(2018)
정병규 & 강덕봉(2020)

진석(2020)
2 자동물꼬 장치는 가격에 비해 가치가 높은 것 같다

3 자동물꼬 장치는 기존의 물꼬관리 방식에 비해 비용이 합리적일 것 같다

<표 8> 변수의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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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여 성과기대, 노력 기대, 촉진 조건, 가격효용, 사용자 

혁신성, 인지된 위험, 혁신 저항, 수용 의도로 설정하였으며, 

새로운 기술이나 정책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용하는 사용자 

혁신성을 자동 물꼬 장치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로 추가하였다. <표 8>의 변수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여 신뢰도를 검증

하였다.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정규성 검사 및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판단하였으며,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확

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용자 혁신성

의 설명변량을 확인 및 변수들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

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혁신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 및 가설 검정을 위해 매개 효과 분석을 사용해 간접

효과를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표본 대상은 총 155개로 인구통계

학적 특징 <표 9>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126명으로 67.1%, 

여성이 51명으로 32.9%를 차지한다. 연령대는 50대가 36.1%

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60대(25.8%), 40대

(17.4%)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 노동력 인원수는 2명이 58.1%

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1명(21.3%), 3명(15.5%)이었다. 

최종 학력은 고졸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대학 재

학/졸업(35.5%), 중졸 이하(20.0%)가 나타났다. 영농경력은 10

년 이하가 30.3%로 가장 높았고, 11~20년(24.5%), 21~30년

(17.4%), 31~40년(17.4%) 순으로 조사되었다. 경영규모는 

2,000평 이하가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1~4,000

평 이하(24.5%), 10,000평 초과(19.4%)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

간 농업소득은 2,000~4,000만 원 미만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2,000만 원 미만 (26.5%), 4,000~6,000

만 원 미만(17.4%) 순으로 나타났다.

4.2. 신뢰도 검증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기 전 각 변수

들의 기술적 통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뢰도 및 타당성을 

분석하기 전 각각의 변수들의 기술적인 통계치를 보면 성과기

대는 평균 4.08, 표준편차 0.746으로 나타났다. 노력기대는 평

균 3.06, 표준편차 0.818로 나타났고, 촉진조건 평균은 3.85, 

표준편차 0.747로 나타났다. 가격효용의 평균은 3.85, 표준편차 

0.8이고, 사용자 혁신성 평균은 3.48, 표준편차는 0.892, 인지된 

위험의 평균은 2.42, 표준편차는 0.827, 혁신저항의 평균은 

1.94, 표준편차는 0.905이다. 종속변수인 수용의도의 평균은 

3.95, 표준편차는 0.801로 나타났다. 일변량 정규성 가정에서 

왜도는 절댓값 2, 첨도는 절댓값 7이하로 나타나면 해당 변수는 

정규분포의 형태를 가진다(Curran, West, & Finch, 1996).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는 정규성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변수 측정항목 근거

사용자
혁신성

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새로운 장치 등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배재권(2018)
진석(2020)

김원빈, 안주영, 심근호, & 
엄지범(2023)

2 나는 새로운 기술이나 최신 장비의 사용법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나는 새로운 장치 등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인지된 위험

1 자동물꼬 장치를 사용하면 농산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최원석, 강다영, & 

최세정(2017)
강선희&김하균(2016)

이국용(2005)

2 자동물꼬 장치는 아직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많이 숨어 있을 것 같다

3 자동물꼬 장치 사용의 경제적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

4 자동물꼬 장치의 오작동이 우려된다

혁신저항

1 나는 자동물꼬 장치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신재권&이상우(2016)
박찬권&서영복(2020)
박영근&옥석재(2022)

2 나는 타인의 자동물꼬 장치 사용에 반대할 의사가 있다

3 나는 기존 물꼬 관리에 불편함 없어 자동물꼬 장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자동물꼬 장치를 사용한 농업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

수용의도

1 나는 향후 자동물꼬 장치를 사용할 생각이 있다

Sutradhar, et al(2021)
2 나는 향후 자동물꼬 장치를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3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자동물꼬 장치 사용을 추천할 것이다

4 주변에서 자동물꼬 장치를 도입한다면 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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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수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산

출하여 신뢰도를 판단하였다. 검증 결과 0.6 이상에서 0.7 미만

이면 수용 가능한 수준, 0.7 이상에서 0.8 미만이면 양호한 수준

이며, 0.8 이상에 0.9 미만이면 매우 우수한 수준의 신뢰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학식, & 임지훈, 2013).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변수들은 모두 매우 우수한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

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는 -1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보다 크

면 정(+)적 상관관계, 0보다 작으면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종속

변수인 수용의도와 성과기대, 노력기대, 촉진조건, 가격효용, 인

지된 위험, 혁신저항은 모두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갖는다. 

매개변수인 사용자 혁신성은 성과기대, 노력기대, 촉진조건, 혁

신저항이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갖지만, 인지된 위험, 혁신 

저항과는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혁신성

과 종속변수인 수용의도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 빈도(명) 비율(%) 빈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04 67.1

영농
경력

10년 이하 47 30.3

여 51 32.9 11~20년 38 24.5

합계 155 100.0 21~30년 27 17.4

연령

30대 이하 17 11.0 31~40년 27 17.4

40대 27 17.4 41년 이상 16 10.4

50대 56 36.1 합계 155 100.0

60대 40 25.8

경영
규모

2,000평 이하 50 32.3

70대 이상 15 9.7 2,001~4,000평 아하 38 24.5

합계 155 100.0 4,001~6,000평 이하 21 13.5

최종학력

종졸 이하 31 20.0 6,001~8,000평 이하 9 5.8

고졸 66 42.6 8,001~10,000평 이하 7 4.5

대학 졸업 55 35.5 10,000평 초과 30 19.4

대학원 이상 3 1.9 합계 155 100.0

합계 155 100.0

연간
농업
소득

(2023)

2000만원 미만 41 32.3

가족
노동력
인원 수

0명 2 1.3 2000~4000만원 59 24.5

1명 33 21.3 4000~6000만원 27 13.5

2명 90 58.1 6000~8000만원 8 5.8

3명 24 15.5 8000~1억원 12 4.5

4명 5 3.2 1억원 이상 8 19.4

5명 1 0.6 합계 155 100.0

합계 155 100.0

<표 9> 표본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55)

구분 평균 표준변차 왜도 첨도 Cronbach’s Alpha

성과기대 4.080 0.764 -0.632 -0.120 0.919

노력기대 3.602 0.818 -0.154 -0.083 0.929

촉진조건 3.847 0.747 -0.325 -0.074 0.927

가격효용 3.335 0.800 -0.312 0.092 0.871

사용자 혁신성 3.482 0.892 -0.311 0.097 0.908

인지된 위험 2.419 0.827 0.109 -0.607 0.838

혁신 저항 1.940 0.905 0.902 0.345 0.937

수용의도 3.952 0.801 -0.348 -0.414 0.952

<표 10> 변수 기술통계분석 결과



자동물꼬장치에 대한 농업인의 수용의도 분석 95

www.extension.or.kr (학회홈페이지)

ⓒ 2024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www.jaecd.org (저널홈페이지)

4.3 가설검증 결과

수용의도에 대한 사용자 혁신성의 설명변량을 확인하기 위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 결과 Durbin- 

Watson 통계량이 1.5~2.5 사이에 존재하면 독립성을 충족한다. 

VIF의 값은 10 미만이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노경섭, 2019). 본 연구의 분석 결과, Durbin-Watson이 1.987로 

2에 근사한 값으로 잔차의 상호 독립성이 확인되었고, VIF도 모

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1단계에서 성과기대, 노력기대, 촉진조건, 가격효용, 인

지된 위험, 혁신저항은 수용의도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30.981,  =.557, <.001). 노력기대, 촉진조건, 가격효용 영

향력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혁신저항의 영향력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단계에서 사용자 혁신성이 추

가로 투입되었을 때 수용의도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28.412,  =.575, <.05). 노력기대, 촉진조건, 가

격효용과 매개변수인 사용자 혁신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력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인지된 위험, 혁신저항

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노력기대, 촉진조건, 가격

효용, 사용자혁신성이 높아질수록 수용의도는 높아지고, 인지

된 위험, 혁신저항은 낮아질수록 수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촉진조건(=.232), 

가격효용(=.182), 사용자 혁신성(=.177), 인지된 위험(= 

-.155), 혁신저항(=-.134), 노력기대(=.129) 순으로 수용의

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2) 하위속성 중 성과기

대, 노력기대, 촉진조건, 가격효용, 인지된 위험, 혁신저항이 수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사용자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번을 이용했으며, 

Bootstrapping 5,000회 지정 및 신뢰구간 95%를 설정하여 분

석하였다(Hayes, 2017; 이종근, & 길종구, 2021).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간접효과의 검증결과는 <표 

13>과 같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결과, 촉진조

건, 가격효용, 인지된 위험, 혁신저항이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촉진조건과 수용의도, 가격효

용과 수용의도, 인지된 위험과 수용의도, 혁신저항과 수용의도 

사이에서 사용자 혁신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 촉진조건, 가격효용, 인지된 위험, 혁신저항은 수용의도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촉진조건, 가격효용, 인

지된 위험, 혁신저항은 수용의도 사이에서 사용자 혁신성은 부

구분 성과기대 노력기대 촉진조건 가격효용 사용자 혁신성 인지된 위험 혁신 저항 수용의도

성과기대 1

노력기대 .592** 1

촉진조건 .700** .606** 1

가격효용 .450** .522** .462** 1

사용자 혁신성 .449** .563** .502** .490** 1

인지된 위험 -.393** -.213** -.306** -0.055 -0.039 1

혁신 저항 -.488** -.318** -.398** -0.097 -.203* .648** 1

수용의도 .603** .582** .630** .494** .518** -.400** -.474** 1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표 11> 상관관계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수용의도

성과기대 0.080 0.089 0.077

28.412*** .575 .555*

노력기대 0.126** 0.076 0.129

촉진조건 0.232** 0.088 0.216

가격효용 0.182* 0.068 0.182

인지된 위험 -0.155* 0.070 -0.160

혁신저항 -0.134* 0.067 -0.152

사용자 혁신성 0.159* 0.063 0.177

주 : *p<.05, **p<.01, ***p<.001

<표 12>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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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성과기대는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 H1

은 기각되었으며, 노력기대, 촉진조건 가격효용, 사용자 혁신성

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2, H3, H4, H7은 채택되었다. 인지된 위험, 혁신저항은 수용

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5, H6은 

채택되었다. 성과기대와 노력기대는 사용자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H8-1, H8-2는 기각되었으며, 촉진

조건과 가격효용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 H8-3, H8-4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지된 위험과 혁신저항은 사용자 혁

신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H8-5, H8-6은 채

택되었다.

5. 결론

최근 농업 부문에서 논물관리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동 물꼬 장치는 논물관리

를 더욱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자동 

물꼬 장치의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수용 의도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

다. 이에 본 연구는 수용자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2)를 이용하여 농업인의 수

용 의도에 대해 구조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성과기대, 노력 

기대, 촉진 조건, 가격효용, 인지된 위험, 혁신 저항을 사용자 

혁신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자동 물꼬 장치의 수용 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사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월 20일

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155

부를 이용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 신뢰

도,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과기대는 수용의도에 유의

가설번호 가설내용 채택유무 

H1 성과기대는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 노력기대는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 촉진조건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 가격효용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5 인지된 위험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6 혁신저항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7 사용자 혁신성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8 사용자 혁신성은 수용의도에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부분채택

H8-1 성과기대는 사용자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8-2 노력기대는 사용자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8-3 촉진조건은 사용자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8-4 가격효용은 사용자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8-5 인지된 위험은 사용자 혁신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8-6 혁신저항은 사용자 혁신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14> 가설검증 결과 

경로 B S.E t LLCI ULCI

성과기대 → 사용자혁신성 → 수용의도 0.080 0.089 0.907 -0.095 0.255

노력기대 → 사용자혁신성 → 수용의도 0.126 0.076 1.663 -0.024 0.276

촉진조건 → 사용자혁신성 → 수용의도 0.232 0.088 2.636** 0.058 0.406

가격효용 → 사용자혁신성 → 수용의도 0.182 0.068 2.674** 0.047 0.316

인지된위험 → 사용자혁신성 → 수용의도 -0.155 0.070 -2.212* -0.294 -0.017

혁신저항 → 사용자혁신성 → 수용의도 -0.134 0.067 -1.997* -0.268 -0.001

주: F=28.412*** R2=0.575

<표 13> 매개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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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나머지 노력기

대, 촉진조건, 가격효용, 인지된 위험, 혁신저항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력기대는 수용의도에 대

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력기대

가 클수록 수용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원빈, 안주영, 심근호, & 엄지범, 2023; 김재철, 이정

화, & 오연석, 2021; 이태열, & 허철무, 2019; Kamal Ghalandari, 

2012; Sair, Shrafat Ali, Danish, & Rizwan Qaisar, 2018)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노력기대는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이므로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인 농업인이 간단히 조작할 수 있도록 개발되는 것이 중

요하다. 또한 이와 동시에 장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용자의 숙련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촉진조건은 수용의도에 대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촉진조건이 높아질수록 수용의도가 긍

정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기존 선행연구(강덕봉, 장광진, 이양

규, & 정민옥, 2020; 공윤엽 & 최현성, 2018; 이선웅, 정진섭, & 

윤영호, 2019; Kamal Ghalandari, 2012; Alalwan, Yogesh K. 

Dwivedi, & Nripendra P. Rana, 2017)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촉진조건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장의 원격 관리가 이루

어져야 하기에 네트워크 환경 구축 등이 요구된다. 또 자동물꼬

장치가 환경의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개시설의 개선 역

시 필요하다. 

가격효용은 수용의도에 대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격효용이 높아질수록 수용의도가 긍정

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공윤엽, & 최현성, 2018; 

정병규, & 강덕봉, 2020; 진석, 2020; Ali Abdallah Alalwan, 

Yogesh K. Dwivedi, & Nripendra P. Rana, 2017; Giacomo 

Migliore, Ralf Wagner, Felipe Schneider Cechella, & Francisco 

Liébana-Cabanillas, 2022)의 결과와 유사하다. 농업의 요소가

격이 상승하고 있어 이러한 설비투자에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있어 정부가 지원하고, 보조사업을 늘려 농가보급 

확산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용 절감의 효과를 분석하여 

비용 및 효율성 면에서 투자의 효용성을 농가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지된 위험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최원석, 강다영, & 최세정, 2017; 

강선희, & 김하균,2016; 이국용, 2005; Kesharwani, A. & Singh 

Bisht, S., 2012)의 결과와 일치한다. 아직 농가보급이 많이 이

루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술의 문제점이 축적되지 않

았으나 자동물꼬장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증 테스트를 통해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더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동물꼬장치의 조작

이상으로 수위조절에 실패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혁신저항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혁신저항이 클수록 수용의도는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최원석, 강다영, & 최세

정, 2017; 강선희 & 김하균, 2016; 이국용, 2005; 신재권 & 

이상우, 2016; 박찬권 & 서영복, 2020; 박영근 & 옥석재, 2022; 

Kesharwani, A. & Singh Bisht, S., 2012; Rakibul Hoque, & 

Golam Sorwar, 2017)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인

의 혁신저항을 낮추기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의 

연구회 조직을 활용하거나 수도작의 경우 공동경영체나 농협 

등에 의한 조직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시범사업

을 확대함으로써 자동물꼬장치에 대한 저항을 저감시킬 수 있

을 것이다.

사용자 혁신성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자 혁신성이 높을수록 수용의도가 높

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용자 혁신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수용의도와 촉진조건, 가격효용, 인지된 위험, 혁신저항 간의 

사이에서 사용자 혁신성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배재권, 2018; 진석, 2020; 김원빈, 

안주영, 심근호, & 엄지범, 2023; Sair, Shrafat Ali, Danish, & 

Rizwan Qaisar, 2018; Budi Setiawan, Deni Pandu Nugraha, 

Atika Irawan, Robert Jeyakumar Nathan, & Zeman Zoltan, 

2021)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 사용자 혁신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수용의도와 촉진조건, 가격효용, 인지된 위험, 혁신저항 

간의 사이에서 사용자 혁신성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혁신성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수용의도

를 강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혁신저항

에 대한 대응방안과 비슷하다. 다만 개개인의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

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최신의 농업기술, 연구 결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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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례 등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업인들이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혁신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

물꼬장치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및 

컨설턴트의 역할도 중요하다. 전문가의 멘토링 활동이나 컨설

팅은 농업인에 있어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컨설턴트를 육성하여 농업인의 혁신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자동 물꼬 장치는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논물관

리를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신기술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으며,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

면서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는 논물관리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동 물꼬 장치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실증 단계를 거쳐 상용화에 돌입

한 초기 단계에 있어, 수용농업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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