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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디지털홈서비스의 실제 이용자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연구이다.  디지털홈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기술수용모형 (TAM) 을 확장․ 수정된  
연구모형을 개발,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외부변수로 이용자의 특성을 채택하였으며, 
디지털홈서비스가 가정 내 기술임을 고려하여 
신념변수로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즐거움’ 
외에 ‘지각된 편의성’, ‘지각된 안전성’, ‘지각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변수를 추가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이용행동’을 설정하였다.  

205명의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 
201개의 유효표본을 분석하였고, 신뢰성과 타당성 
모두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MOS 4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24개의 
가설검증 결과, 13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용자 개인의 특성 중 경험과 교육훈련은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혁신성은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편의성, 지각된 안전성, 
지각된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다른  
신념변수인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편의성, 지각된 
안전성, 지각된 삶의 질 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종속변수인 이용행동에는 지각된 즐거움과 
지각된 편의성, 지각된 삶의 질 향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안전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이용 행동을 
기대할 수 없으며, 즐거움 및 실용적인 효익들의 
제공 및 이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핵심어  
  
디지털홈서비스, 기술수용모형(TAM), 구조방정식 
모형(SEM)  
Ⅰ. 서론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등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구축, 보유한 우리나라는 u-Korea 건설을 

목표로 u-IT839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u-IT839전략은 
IT부문의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 
동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대 서비스와 9대 신성장 
동력 중의 하나로서 ‘u-홈서비스’ 및 ‘홈네트워크’가 
각각 포함되어 있다. 홈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 
디지털홈서비스의 구축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서 
가정의 이용자에게 정보가전제어, 양방 향 D-TV, 
VOD, 헬스케어 및 원격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디지털홈은 가정 내의 모든 정보가전기기가 
유무선 홈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누구나 기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가정환경을 의미한다[3]. 
정부는 2007년까지 전체 가구의 60%인 1,000만 

가구에 디지털홈서비스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1단계로 2004년 KT컨소시엄과 SK텔레콤 
컨소시엄에 의해 1,300가구에 시범서비스를 실시 
하였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05년~2007년까지로 
광대역통신망(BcN), 유비쿼터스 및 IPv6 기반의 
고도화된 서비스모델을 발굴하고 기기 및 서비스간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본격적인 서비스 확산과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 초기단계인 디지털홈서비스는 
국가 정책으로서의 중요성 외에도 그 성공적인 
확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며 결국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확인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디지털홈서비스가 국가 정책적인 차원이나 

향후 사업의 파급효과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기술 
분야의 연구이거나 이용자에 대한 연구도 서비스 
선호도 조사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론적 접근에 
의한 선행 연구인 원종진(2004)과 박정현(2005)의 
연구도  잠재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이용행동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변수를 종속변수로 
측정할 수 없고, 지각된 유용성이 아닌 개념적 
유용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실제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인과관계를 
밝히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디지털홈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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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모형의 개발이다. 디지털홈서비스가 
정보기술의 한 트렌드라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수용과 관련한 기존 연구모델인 정보기술수용모형을 
활용하여 실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정을 단위로 하고 
있는 디지털홈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확장된 
형태의 기술수용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둘째, 디지털홈서비스에 대한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그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서비스 확대 및 
정착을 위한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홈서비스에 적합한 
새로운 연구모형의 제시와 검증이라는 이론적 
기여와 함께 정부의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특히 
참여 업체들에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성과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실무적인 기여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1 디지털홈서비스  
 

정부는 디지털홈서비스를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홈 구현을 통해 국민의 실현과 Digital Life 
강국의 위상 제고’라는 비전하에 추진하고 
있다[3].  가정을 누구나 기기․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홈디지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디지털 생활 공간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인프라에 가치를 부여하고 
IT산업의 신규수요를 창출하여 홈네트워크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홈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추구하는 가정의 
모습은 크게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편리한 가정, 즐거운 가정, 안전한 가정, 윤택한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참조). 편리, 즐거움, 
안전, 윤택은 결국 디지털홈서비스를 통해 달성할  
목표라고 볼 수 있다.  

 

<표 1> 디지털홈의 특징  
구  분 개  념 
편리한 
가정 

- 원격교육, 원격진료, 원격검침, 원격제어
등  편리한 생활가능 

즐거운 
가정 

- 대화형 DTV, VOD, 온라인 게임 등  
각종 오락으로 효율적인 여가 활용 

안전한 
가정 

- 방범, 방재,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등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고  
24시간 도난, 재난 방지로 안전 보장 

윤택한 
가정 

- 양방향 홈쇼핑, 홈뱅킹, 에너지관리 등 
개인의  경제활동을 가정에서 처리하고

   전기, 가스 등 공공자원을 외부 관리 
출처 : 정보통신부(2003) 재구성  
 
 
디지털홈은 가정 내의 가전기기 등 정보화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홈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보가전에는 컴퓨터 및  디지털화된 
백색가전과 AV기기는 물론  조명기기, 커튼 등 
생활기기가 포함되며 가정 내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서비스와 각 가정을 
연결하는 인프라로서는 초고속통신망을 비롯하여 
위성망, 지상파, 케이블망, 이동망, 방송망 등이 
구축되어 활용된다.   
 
2.2 기술수용모형 
 
정보기술이 도입되고 확산되면서 연구자들은 

이용자들이 그 정보기술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즉 어떤 인과관계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Davis(1989)의 연구에 의해 제시된 기술수용모형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이용자들이 
정보기술을 어떻게 해서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해 주는 모형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초기 TAM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Davis(1989)의 초기 기술수용모형 

 
기술수용모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보기술 

이용과 관련한 모형으로서 수용행위의 주요 
변수로서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이라는 개인적 신념변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이용자가 특정 정보기술을 
이용함에 있어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각된 유용성이란 특정 
정보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업무 성과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15]. 많은 TAM 
연구에서 두 신념변수 중에서는 주로 지각된 
유용성이 이용용이성보다 이용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다.  
한편 Igbaria et al.(1995)은 기존 TAM에서 

‘태도’변수를 제외시키고 ‘이용의도’와 ‘실제이용’도 
‘시스템이용행동’이라는 변수로 대체시킨, 간소화한 
TAM을 제시하였다(<그림 2> 참조). 이후  간소화된 

2006 한국SCM종합발표대회, 2006.11.2~3, 한양대(서울)백남학술정보관 6층



TAM은 Agarwal & Karahanna(2000)에 의해서 
대학생들의 WWW의 수용에 관한 연구에서도 
적용되었다.  

 
 

 
<그림 2> Igbaria et al.(1995)의 간소화된 TAM 

 
 
인터넷의 확대에 따라 2000년 이후의 TAM 관련 

연구는 주로 WWW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이용자의 수용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모바일 통신, 
무선인터넷, t-commerce 등 새로운 기술의 확산에 
따라 이를 대상으로 한 TAM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2.3 홈 정보기술 발전과 이용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기술의 
영역이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의 활용은 물론 가정 
내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세억(2003)은 정보화의 
적용분야가 산업 및 공공영역으로부터 사회, 지역, 
생활분야로 확산되고 마침내 가정에 이르게 되면서,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보환경의 적응은 
개인이 정보기술을 어떻게 수용,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화의 영역이 가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정 내의 정보기술 이용에 대한 연구도 새로운 
분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확산되는 추세이다. 특히 
Venkentesh & Brown(2001)은 '가정내 기술수용모형 
(Model of Adoption of  Technology in Households; 
MATH)'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2005년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모델을 구체화하였다. 가정 내 
정보기술의 이용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정리 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가정 내 정보기술의 이용 관련 선행연구 

Research 주요 대상 기술 연구 내용 

A. Venkatesh 
(1996) PC 1980~1990년대의 변화 정리, 

미래 전망 

Wei & Leung 
(1998) 

케이블TV 
DBS, 인터넷  

‘삶의 질’의 척도로서의 
가정 내 소유와 이용 

Hamill(2000) 전화, TV/VTR, 소득, 가격, 시간 등에 따른

CD, PC, 인터넷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

Edwards & 
Grinter(2001) 스마트홈 스마트홈에 대한 소개와

새로운 변화 

Alahutta & 
Heinonen(2003) 

Ambient 
intelligence 

가정 내 ambient intelligence 
소개, 기능과 솔루션 설명 

Choi et al. 
(2003) 양방향 TV 양방향 TV에 대한 TAM 

연구 

Shih &  
A. Venkatesh 
(2003) 

PC 가정 내 PC 수용의 3개국 
비교(미국, 스웨덴, 인도) 

Fridewald et al.
(2005) 

Ambient 
intelligence 

가정 내 정보가전 및 변화
전망 

Venkentesh & 
Brown(2001) 
Brown &  
Venkentesh 
(2005) 

PC 

가정내 기술수용모형  
(MATH) 제시((2001) 
MATH 실증 분석 (2005) 
 

 

 

Ⅲ.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대상인 디지털홈서비스라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기술수용모형을 
기본적인 연구의 틀로 활용하되, 그 특성에 맞게 
수정하였다. <그림 3>과 같이 제시한 연구모형은  
Igbaria et al. (1995)에 의한 간소화된 TAM’을 
기본으로 하여 태도와 이용의도변수는 생략하였다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태도와 이용의도는  
횡단적 연구의 한계 상, 이미 이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혼돈의 여지가 있고 정확한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외부변수로서는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였고, 매개변수인 신념변수는 
디지털홈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확장, 
구성하였다. 새로운 신념변수의 도출은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를 통해 공통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이용행동’을 설정하였고, 이용정도와 지속적인 
이용의도, 주위에 대한 권유 의사를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용자 특성 지각된 이용용이성 

경험 

이용 행동지각된 즐거움 

혁신성
지각된 편의성 

교육훈련 지각된 안전성 

지각된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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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모형 

 

3.2 연구의 가설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변수들의 인과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  위하여 모두 24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개인특성변수와  다음과 같다.  

 
  
가
 

 
 

 

. 실증 분석  

.1 연구조사 설계  

선행연구를 통해 설정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205가구의 디지털홈서비스의 

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모

초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분

대

직업은 54.7%가 주부로서 
가

 
 분석 결과는 크론바하 

9를 넘고 있으며 가장 
은 값을 보인 ‘이용행동’도 0.728로 나타났다. 
따

 
 기

 신념변수와의 가설은
 

또한 신념변수 및 종속변수인 이용행동과 관련한
설은 다음과 같다. 

Ⅳ
 
4
 

검증하기 위하여 
이

집단은 디지털홈서비스의 실제 이용자로 정하였고, 
서비스가 기단계인 만큼 조사가 용이한 일부 
단지를 선정하여 직접 방문에 의한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을 위한 표본크기에 대해서 Hair 

et al.(1998)은 100~200 정도면 무난하다고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200
석에 활용된 유효 표본은 201개로서 이상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분포를 보면 여성이 75.6%, 
학력은 졸이 60.7%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 49.3%, 
40대 35.5%의 순이고 
장 많았다. 
 

2.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측정된 변수에 대한 신뢰성
알파계수의 값이 대부분 0.
낮
라서 본 연구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의 측정결과에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관련한 가설 
<가설 4-1> 디지털홈서비스 이용자의 지각된 이용 
용이성은 지각된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지각된 즐거움은 
 

것이다.  
홈<가설 4-2>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지각된 이용 

용이성은 지각된 편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디지털홈서비스 이용자의 지각된 이용 
용이성은 지각된 안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4> 디지털홈서비스 이용자의 지각된 이용 
용이성은 지각된 삶의 질 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험과 매개변수와의

<가설 1-1> 디지
 가설 

털홈서비스 이용자의 경험은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것
서비스  경험은  

안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용자의 경험은 지각된 

성은 지각된 

성은 지각된 

신성은 지각된

지각된
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  

용자의 혁신성은 지각된 

 교육훈련 

미칠 것이다. 

이다. 
가설 3-4> 디지털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념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가설 
<가설 5> 디지털홈서비스 이용자의 지각된 이용 
용이성은 이용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디지털홈서비스 이용자의 경험은 지각된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이다.  
<가설 1-3> 디지털홈 이용자의  지각된

영향을

<가설 6> 디지털홈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디지털홈서비스 이용자의 지각된 편의성은 

영 을  
편의성에 정(+)의  미칠 것이다.  
<가설 1-4> 디지털홈서비스 이용자의 경험은 지각된 이용행동에 정(+)의 향  미칠 것이다. 

<가설 8> 디지털홈서비스 이용자의 지각된 안전성은 
 (+)의   .  <가설 1-5> 디지털홈서비스

삶의 질 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혁신성과 매개변수와의 가설 
<가설 2-1> 디지털홈서비스 이용자의 혁신
이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디지털홈서비스 이용자의 혁신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디지털홈서비스 이용자의 혁   
편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디지털홈서비스 이용자의 혁신성은  
성 것이다안

<가설 2-5> 디지털홈서비스 이
삶의 질 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육훈련과 매개변수와의 가설 
<가설 3-1> 디지털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이용행동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디지털홈서비스 이용자의 지각된 삶의 질 
향상은 이용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도는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디지털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 
정도는 지각된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가설 3-3> 디지털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 
정도는 지각된 편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교육훈련<
정도는 지각된 안전성에 정(+)의
<가설 3-5> 디지털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 
정도는 지각된 삶의 질 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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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뢰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측정변수의 구성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및 <  5> 참조).  
 
<표 4> 독립변수의 신뢰성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연구변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크론바하알파계수
EXP1 0.266 0.895 0.060 
EXP2 0.493 0.621 0.195 경

3 0.
험 

EXP 232 0.920 0.039 
0.877 

INN1 0.731 0.443 0.219 
INN2 0.787 0.080 0.148 
INN3 0.869 0.228 -0.022 
INN4 0.877 0.256 0.069 

혁신성 

INN5 0.657 0.457 0.135 

0.904 

TRN1 0.235 -0.081 0.807 
TRN2 0.079 0.081 0.903 교육훈련
TRN3 -0.007 0.220 0.799 

0.800 

Eigen 값 5.300 1.932 1.171 
설명분산(%) 48.178 17.563 10.648 
누  적분산(%) 4  8.178 65.741 76.389 

- 

 
  경  성타 성은 
높 타

 

연구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크론바하

매개변수의 우에도 신뢰성 및 구 당

은 것으로 나 났다. 
 
<표 5> 매개변수의 신뢰성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알파계수
PEOU1 0.824 0.006 0.275 -0.073 0.142
PEOU2 0.815 0.211 0.158 0.025 0.074
PEOU3 0.885 0.103 0.230 0.076 0.035
PEOU4 0.849 0.231 0.023 0.159 0.166

지각된 
이용

용이성 
 

PEOU5 0.857 0.066 0.100 0.158 -0.049

0.923

PENJ1 0.242 0.029 0.861 0.189 0.016
PENJ2 0.209 0.079 0.879 0.242 0.069
PENJ3 0.133 0.197 0.878 0.034 0.097

지각된 
즐거움 

PENJ4 0.166 0.367 0.700 0.068 0.233

0.905

PCNV1 0.102 0.203 0.261 0.810 0.170
PCNV2 0.096 0.214 0.145 0.829 0.269
PCNV3 0.075 0.331 0.059 0.718 0.332

지각된 
편의성 

PCNV4 0.058 0.335 0.113 0.705 0.433

0.909

PSF1 0.102 0.213 0.152 0.273 0.859
PSF2 0.182 0.232 0.122 0.283 0.863지각된 

안전성 PSF3 0.015 0.249 0.070 0.384 0.793
0.938

PQOL1 0.198 0.716 0.159 0.408 0.196
PQOL2 0.199 0.820 0.151 0.301 0.201
PQOL3 0.095 0.812 0.113 0.152 0.322

지각된 
삶의 질 
향상 PQOL4 0.178 0.836 0.222 0.243 0.110

0.925

Ei nge  값 8.863 3.283 1.953 1.302 1.011
설명분산(%) 44.313 16.416 9.756 6.508 5.057
누적분산(%) 44.313 60.703 70.495 77.003 82.060

- 

 

종속변수의 경우에는 공통성분석을 통해 USE3  
변수를 분석에서 제거하였고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72 0 졌다

 크론바하 알파계수

8에서 0.89 으로 높아 . 
 

<표 6> 종속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연구변수 초기 추출

USE1 1.000 0.817 
USE2 1.000 0.840 0.890 

이용행동 0.728 
USE3 1.000 0.395  

 

탐색적 석 토대로 AMOS 4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타당성은 매우 
높

추정치
S.E C.R P 표준화

추정치

 
요인분 의 결과를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변수 비표준화

EXP1 0.650 0.161 4.052 0.000 0.937
EXP2 1    1.618EXP
EXP3 0.661 0.167 3.949 0.000 0.889
INN1 1    0.897
INN2 0. 7 70 0.0 4 5 13. 10 0 0.000 0.734
INN3 0.781 0.057 13.819 0.000 0.778
INN4 0. 8 95 0.0 0 6 16. 87 0 0.000 0.849

INN

INN5 0.801 0.066 12.160 0.000 0.862
TRN1 1    0.917
TRN2 0.719 0.090 8.007 0.000 0.680TRN
TRN3 0.961 0.091 10.558 0.000 0.873

PEOU1 0. 2 73 0.0 1 4 17. 27 7 0.000 0.827
PEOU2 0.851 0.047 18.288 0.000 0.824
PEOU3 1    0.932
PEOU4 0.861 0.047 18.191 0.000 0.827

PEOU

PEOU5 0.777 0.045 17.242 0.000 0.795
PENJ1 0. 6 82 0.0 5 3 23.835 0.000 0.912
PENJ2 1    0.954
PENJ3 0.863 0.050 17.132 0.000 0.813PENJ

PENJ4 0.723 0.062 11.625 0.000 0.669
PCNV1 0. 3 78 0.0 0 6 13. 39 1 0.000 0.764
PCNV2 0.698 0.042 16.567 0.000 0.798
PCNV3 0.857 0.044 19.428 0.000 0.856PCNV

PCNV4 1    0.933
PSF1 0.862 0.032 26.798 0.000 0.909
PSF2 1    0.989PSF
PSF3 0. 0 80 0.0 0 4 20. 01 2 0.000 0.835

PQOL1 0.762 0.039 19.649 0.000 0.852
PQOL2 1    0.929
PQOL3 0.924 0.054 17.196 0.000 0.827PQOL

PQOL4 0.981 0.050 19.749 0.000 0.868
USE1 0. 5 83 0.0 1 5 16. 97 3 0.000 0.825USE USE2 1    0.971

 
분   된  
에  알아보기   

관관계 분석을 <표 8>과 같이 실시하였다.  

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을 는 상관계수가 
적

사

요인

인들

석을 통해 단일차원성이 입증  각

요

상

 대해 판별타당성을 위해

 확인적 인분석을 실행한 후 각 요인들간의 
상관관계가 0.85보다 적으면 판별타당성이  

27]. 0. 초과하

2개 경우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전반 으로는 낮아서 
잠재변수인 요인들 이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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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  분 EXP INN TRN PEOU PENJ PCNV PSF PQOL USE

경험 1.000         

혁신성 0.653 
** 1.000        

교육훈련 . 2 1.000  0.192 0
** 

29
**      

지각된 
이용용이성 ** 

0 . 3 1.000      .617 0.066 0
 

57
** 

지각된 
즐거움 

0.103 0241 0.451 1.000     ** ** 
0.130 

 ** 
지각된 0.037 
편의성  

0.205 0.195 0.322 0.425 1.000    ** ** ** ** 
지각된 
안전성 

0.040 0.173 0.213 0.310 0.369 0.635 1.000    * ** ** ** ** 
지각된 
삶의질 향상 * 

0.099 0.352 0.131 0.392 0.473 0.557 1.000  **  ** ** 
0.619 

** ** 

이용행동 0.056 0.279 0.203 0.327 0.545 0.705 0.743 1.000 ** ** ** ** ** 
0.506 

** **
*P<0.05  **P<0.0

가설 검증을 위해 AMOS 4를 이용하여 
의한 모수 추정을 하였으며 분석 

과는 표 9>와 같다. 
 

경로 
추정치 

경로 

계수 

표준 

오차 
C.R P 

1  
 
3.3 가설검증  
 

최대우도법에 
결  <  

<표 9>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비표준화 

PEOU 0.799  1.004 0.123  6.521  0.000** 

PENJ - - 0.0-1.055  1.087 0.267  3.944  00** 

PCNV - - 0.0-2.000  2.358 0.361  5.537  00** 

PSF - - -2.015  1.940 0.353  5.704  0.000** 

EXP → 

PQOL -1.869  -2.043 0.334  -5.599  0.000** 

PEOU -0.308  -0.383 0.112  -2.758  0.006** 

PENJ 0.493  0.502 0.198  2.484  0.013* 

PCNV 1.157  1.348 0.255  4.543  0.000** 

PSF 1.128  1.073 0.259  4.359  0.000** 

INN → 

 PQOL 1.221  1.319 0.245  4.981  0.000**

PEOU 0.297  0.402 0.054  5.524  0.000** 

PENJ - - -0.295  0.327 0.129  2.288  0.022* 

PCNV - - -0.477  0.606 0.139  3.420  0.001** 

PSF - - -0.410  0.425 0.142  2.894  0.004** 

TRN → 

 PQOL -0.629  -0.740 0.144  -4.379  0.000**

PENJ 1.468  1.203 0.251  5.836  0.000** 

PCNV 1.878  1.761 0.317  5.927  0.000** 

PSF 1.891  1.448 0.311  6.076  0.000** 
PEOU→ 

PQOL 1.903  1.654 0.298  6.380  0.000** 

PEOU→ - - -0.081  0.064 0.062  1.309  0.191  

PENJ → 0.225  0.215 0.055  4.097  0.000** 

PCNV→ 0.493  0.413 0.092  5.363  0.000** 

PSF  → -0.045 -0.046 0.057 -0.793 0.428 

PQOL→ 

USE 

0.469  0.423 0.085  5.492  0.000** 

 한편 구조방정식 에  
 10>과 G F  

결

 모형  대한 적합도 측정 결과는
다음 <표  같다. FI, AGFI, N I는 적합기준에
다소 못미치나 적 가 족을 고 어 
분석에는 무리가 없는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0> 적합도 측정 과 

다른 합도  충  하  있

적합 
지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지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지수 

모형적합 
판단기준 

x2 - 730.868 857.150 
p값 0.000 0.000 표본수 적합>200 평가 비

x2/df 2.156 2.091 3 이하 
GFI 0.811 0.819 0.90 상 이

AGFI 0.745 0.753 0.80 이상 
TLI 0.904 0.910 0  .90 이상

PNFI 0.686 0.680 0.6 이상 
NFI 0.894 0.876 0.90 이상 
CFI 0.925 0.930 0.90 이상 

RMSEA 0.076 0.074 0.08 이하 
 

3.4 의 해
 

용자 개인의 특성 중 경험과 교육훈련은  
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설은 검증결과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컴퓨터 
이

[

 가

디

향이 크다는 
결

 질 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 과

 질 
향

  의

 결과 석 

이

지각된 이용용이
가

용경험이 이용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25][11][7][16][34] 22]. 또 
정보기술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지각된 이용 
용이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과 같은 결과이다[25][34][22][10]. PC, 전 
기기, 인터넷과 같은 유사 기술의 이용경험과 이용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은 지털홈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디지털홈서비스 
이용에 따라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편의성, 지각된 
안전성, 지각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영
과는 연구모형에서의 가설과 일치하고 있다. 개인 
의 혁신성이 지각된 유용성, 즐거움, 편의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6][42].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시스템의 특성과 관련한 
신념변수인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편의성, 지각된 
안전성, 지각된 삶의
친다는 가설은 분석결  모두 채택되었으며 그 

영향 정도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이용 
용이성이 지각된 즐거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밝혀졌다[25][26] [21].  

또한 기존 TAM 관련 선행연구들에서의 지각된 
유용성을 디지털홈서비스에 맞게 확장한 신념변수인 
지각된 편의성, 지각된 안전성, 지각된 삶의
상은  모두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의해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avis(1989)에 의해 주장된 이후 많은 TAM 연구들 
([23][25][26][16][27][6][40][10][31][28])에서 지지되어 
온 ‘지각된 이용용이성 → 지각된 유용성’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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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디지털홈서비스에서도 확인되었다.  

지각된 즐거움과 지각된 편의성, 지각된 삶의 질 
향상은 이용행동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안전성은 이용 
행

편 지

지

못

행

 
것

때문인 
 

   

 디지털홈서비스에 대한 실제 이용자들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하여 

을 확장 및 수정한 연구모델을 개발하였다. 
실

되

용 점

  

확 위

컨텐츠의 부족 등으로 인한 
실증분석

다 특

 변수에 의한 

[1] 박정현, “디지털홈서비스의 소비자 요구 및 
 분석,”관동대학교 경영논집, [8] 

2호, 2005.1, pp.95-114. 

보고

[4] 
가정 지향하며” 연구

ive usefulness, ease of use, and usage o
i n a

. 

98, pp.204-215. 

3.  

1, 2004, pp.731-745.  

동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이용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각된 즐거움과 
지각된 의성, 각된 삶의 질 향상을 경유하여 
이용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결과는 각된 이용용이성이 이용 
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지 한다는 많은 선행 
연구들([5][8][32][29][36][39])과 일치한다. 지각된 즐 
거움이 이용 동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예전의 선행연구([25][26])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지각된 편의성은 다른 신념변수들에 비해 이용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안전성이 이처럼 이용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은 아직까지 안전/보안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취약하기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의 확대 및 정착이 된 시점에서 추가연구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Ⅳ . 결론 

 

본 논문은
 수용에 영향을의

TAM
증분석 결과 23개의 가설 중 13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연구 결과, 가정에서 디지털홈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이용 
행동을 기대할 수 없으며, 즐거움 및 실용적인 
효익(benefit)들의 제공 및 이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 
와 프로그램 개발 등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하고 있다. 첫째, 
디지털홈서비스의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실증분석 연구라는 점이다. 서비스가 보편화 
고 확대되기 전까지는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수집이 그리 이하지 않다는 에서도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홈서비스에 적합한 확장·수정된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적용하였다. 즉 지각된 
편의성, 안전성, 삶의 질 향상과 같이 디지털홈 
서비스의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변수를 
도출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디지털홈 
서비스의 초기 단계에서 그 이용에 대한 다양한 
영향요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용화와 더불어 대를 해 향후 
서비스 및 개선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디지털홈서비스 

추진의 초기단계에 따른 문제로서 일부 서비스의 
부족한 제공, 

의 어려움이다. 둘째는 데이터 수집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서비스가 
확산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본 연구와 관련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이용자의 양한 성에 따른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 특성 등 다양한
차이 등은 건설업체는 물론 서비스 관련업체들에게 
서비스의 수준, 방향 설정 및 차별화를 고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비용도 중요한 변수로서 
고려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홈서비스의 잠재 이용자 및 실제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간의 종단적 연구도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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