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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외 스마트폰 사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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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조직구성원들이 왜 업무 중에 직무와 무관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습관, 사용의향, 사회적 영향, 업무 상호의존성, 사용행동으로 구성된 직무외 스마트

폰 사용행동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습관과 사회적 영향은 직무외 스마트폰 사용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들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외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사용의향과 사용행동간의 관계는 업무 상호의존성에 의

해서 긍정적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Keywords :직무외 스마트폰 사용행동, 습관, 사용의향, 사회적 영향, 업무 상호의존성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determine why employees conduct non-work related

smartphone use at work. To do this, this study developed the research model of non-work related

smartphone use behavior consisting of factors such as habit, intention, social effect, task

interdependence, and behavior. And it was tested via a survey of employees using smartphone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first, that habit and social influence are significant predictors of

non-work related smartphone use behavior. Secondly, task interdependence has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between intention and behavior in non-work related smartphone use.

▸Keywords : Non-Work Related Smartphone Use Behavior, Habit, Use Intention, Social

Effect, Task Inter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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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마트폰(smartphone)은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 어플

리케이션 구동 등과 같은 혁신적인 기능들을 결합한 형태의

정보화기기이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아이폰이 도입된

2009년 11월에 47만 명을 기록하더니 현재는 2,7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은 2010년 3월 서비스를 출시하

였으나 2012년 6월 현재 서비스 가입자가 무려 5,000만 명

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과 어플리케이션의 인기

덕분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스마트폰으로 하

루를 마친다는 이용자를 쉽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

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군다나 최

근에는 기업 및 정부 등의 조직에서도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

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크라우드 컴퓨팅과

스마트워크 환경을 통하여 조직 효율성 향상과 함께 조직구성

원의 복지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1-2]. 이와 같이 스마트폰의 일반화는 개인의 일상은

물론 조직의 업무에도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따

라서 스마트폰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스마트

기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짧은 도입기간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

르다 보니, 스마트폰 관련 기존연구는 Davis[3]의 기술수용

모델(TAM)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도입 수용 의도를 다루

는 연구[4]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왜 직장인들이 스마트

폰을직무외적으로사용하는지등과같은스마트폰수용이후

의 행동 이유에 대해 살펴보는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NWRC(Non-Work-Related Computing)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Lee 등[5]과 Bock 등[6]의 최근 연구에서

NWRC 행동은 NWRC 의향, 습관 등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

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모두 PC에서 조직의

인터넷 자원을 활용하는 NWRC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

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NWRC 연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직장인들이 직무외 스마트폰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의 기술수용모델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용 직장인 관점에서 직무외 스마

트폰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 습관, 사용의향, 사회적 영향 등의 요인들이

직무외 스마트폰 사용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더불어 개념적 연구가설 제시와 함께 스마트폰 사

용 직장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을 검증해 봄으로써, 본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자 한다.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관련 연구

NWRC 관련 연구는 1996년에 Guthrie와 Gray의 연구

[7]에서 정의된 정크 컴퓨팅(Junk Computing)에서 출발하

였다. 그러나 NWRC 관련 실증 연구는 비교적 최근인 2005

년부터 해외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아직 미흡한 상

황이다. 다음 표는 NWRC 관련 최근 실증연구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NWRC 선행연구
Table 1. Previous Research on NWRC

Lee 등의 2005년 연구[5] 이후 Pee 등의 연구

(2008)[8], Bock 등의 연구(2010)[6]는 차례로 보고되었

다. 이들 연구들은 모두 조직 소유의 데스크탑 PC에서 조직

의 네트워크를 직무 외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Bock 등[10]이 업무특성의 조절효

과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중화되고 있

는 스마트폰에 의한 NWTC 관련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연구모형의 기본틀

본 연구는 <그림 1>에서보는 바와같이 스마트폰사용직

장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직무외 스마트폰 사용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습관, 사용의향, 사회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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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고, 업무 상호의존성이라는 업무특성을 조절변수로 적

용하여 직무외 스마트폰 사용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

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 가설 검증은 스마트폰 사용 직장인들이 응답한 설

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본 논문에서 제시하

고 있는 연구모형의 근간이 되는 연구가설에 대한 자세한 설

명 및 이론적 배경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직장에서의 직무외 컴퓨팅에 관한 최근 실증 연구를 살펴

보면, Pee 등[8]은 직무외 컴퓨팅 활동(behavior) 결정요인

의 하나로 습관(habit)을 꼽았다. 이후 Bock 등[6]의 연구

결과에서도 습관이 직무외 컴퓨팅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재확인되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습관을 업무현장에서 직

무외 스마트폰 사용 중독정도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습관은 사용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용의향과 사용행동간 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

르면, Pee 등[8]은 조직구성원의 사용의향(intention)으로

직장에서의 직무외 컴퓨팅 활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

으며, Bock 등[6]의 후속 연구 결과에서 해당 관계는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아직스마트폰의직

무외 사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

용의향을 업무현장에서 가까운 장래에 업무외 스마트폰 사용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사용의향은 사용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장에서의 직무외 컴퓨팅 연구 영역에서 Pee 등[8]은 사

회적 요인(social factors)이 조직구성원의 사용의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임을 규명하였으며, 이후 Bock 등[6]도 주관

적 규범(subjective norms)이 직무외 컴퓨팅 사용의향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사회적 요인과 사용의향과의

관계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신현식[9]의 연

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통신기술의 수용 의도 연구에서

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

적 영향을 업무현장에서 직무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조직에

서 널리 통용되는 신념의 지각정도로 정의한 후,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H3-1: 사회적 영향은 습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사회적영향은사용의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H3-3: 사회적영향은사용행동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Bock 등[10]은 업무 상호의존성(task interdependence)

등의 업무 특성(task characteristics)을 이용하여 직무외

컴퓨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직무외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업무 상호의존성의역할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4: 사용의향과 사용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 상호

의존성은 사용행동을 조절할 것이다.

III. 측정항목의 정의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제안한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관련 문헌과 자료를참고하여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연구

변수들을조작적으로정의하였다. <표 2>는본연구에서논의

된 습관, 사용의향, 사회적 영향, 업무 상호의존성[11], 사용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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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정의

습관 업무현장에서직무외스마트폰사용습관내지중독정도

사용의향
업무현장에서가까운장래에업무외스마트폰사용

가능성

사회적영향
업무현장에서직무외스마트폰사용에대해

조직에서널리통용되는신념의지각정도

업무

상호의존성

개인이자신의업무를수행하기위해다른사람에게

의존하는정도

사용행동
업무현장에서근무시간동안업무외적으로

스마트폰의사용하는 1일평균사용시간

습관

(HAB)

사용의향

(INT)

사회적

영향

(SOC)

업무

상호의존성

(DEP)

HAB1 0.967 0.458 0.333 0.198

HAB2 0.860 0.379 0.154 0.103

HAB3 0.967 0.530 0.354 0.111

INT1 0.567 0.965 0.456 0.210

INT2 0.408 0.960 0.289 0.193

INT3 0.448 0.972 0.348 0.212

SOC1 0.345 0.413 0.919 0.190

SOC2 0.196 0.306 0.914 0.015

SOC3 0.327 0.347 0.942 0.211

SOC4 0.288 0.346 0.925 0.113

DEP1 0.128 0.192 0.244 0.931

DEP2 0.150 0.213 0.114 0.991

표 2. 잠재변수의조작적정의
Table 2. Definitions for Constructs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설문지는 습관에

관한 설문이 3개 항목, 사용의향에 관한 설문이 3개 항목, 사

회적 영향에 관한 설문이 4개 항목, 업무 상호의존성에 관한

설문이 2개 항목, 그리고 사용행동에 관한 설문은 1개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다.

실증조사를 위하여 스마트폰 사용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접 방문,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 응답자들을 인구통계학

적 특성으로 구분한 결과, 설문 응답자의 남녀비율은 남성이

55.8%로, 여성이 44.2%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는

20대가 28.8%, 30대 32.7%, 40대 29.8%, 50대 8.7%로

30대가 가장 많았다.

IV. 실증분석 결과

1. 변수의 타당성,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 사용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

장에서 직무외 스마트폰 사용행동에 관한 연구모형을 개발하

고, 연구모형의 유효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델 검증용 통계 프로그램 중에서

SmartPLS 2.0을 이용하였다[12].

본 연구에서는 먼저 SmartPLS 2.0에서 개별 관측변수에

대한 신뢰성은 각 관측변수의 요인적재량을 사용하여 평가하

였다. 요인적재량의 일반적인 기준은 0.7이상을 적합한 기준

으로 본다[13-15]. 분석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관측변수에 대한 신뢰성은 개별관측변수의 요인 적재량

이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3. 요인분석결과
Table 3. Result of Factor Analysis

표 4. 신뢰도분석결과

Table 4. Result of Reliability Analysis

잠재변수
Cronbach's

Alpha
CR AVE

습관(HAB) 0.927 0.952 0.870

사용의향(INT) 0.964 0.977 0.933

사회적영향(SOC) 0.944 0.959 0.856

업무상호의존성(DEP) 0.932 0.960 0.924

INT*DEP 0.969 0.974 0.864

다음으로 SmartPLS 2.0에서 2개 이상의 관측변수들로

구성된 잠재변수의 내적 일관성 존재여부는 요인분석의 크론

바흐 알파와 유사한 측정치인 복합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복합

신뢰도는 0.7이상이면 각 잠재변수의 측정이 내적 일관성을

가진다고 판단한다[16-17]. 분석 결과는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복합신뢰도(CR)는 0.952~0.977 사이로 0.7이상

이면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

측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측정하기에 적합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SmartPLS 2.0에서 잠재변수 수준에서의 판

별타당성은 Fornell and Lacker[16]가 제안한 평균분산추

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이용하여 평

가하였다. 판별타당성이 적합하기 위해서는 AVE의 제곱근

값이 0.5이상이어야 하고[18][16], 해당 횡축과 종축의 다

른 상관계수보다 커야 한다[13][15]. <표 5>는 요인분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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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A 0.933

B 0.500 0.966

C 0.320 0.387 0.925

D 0.148 0.213 0.153 0.961

E 0.088 0.196 0.346 -0.247 0.930

F 0.239 -0.103 0.296 -0.058 0.284 1.000

도출된 상관관계와 AVE의 제곱근 값을 나타내고 있다. 대각

선에 있는 값은 각 잠재변수에 대한 AVE 제곱근 값이다. 분

석결과,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잠재변

수는 AVE의 제곱근 값이 모두 0.5이상이고 각 잠재변수의

AVE의 제곱근값이잠재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보다 크므로

판별타당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잠재변수간의상관관계
Table 5. Latent Variable Correlations

주) A: 습관, B: 사용의향, C: 사회적영향, D: 업무상호의존성,
E: 사용의향*업무상호의존성, F: 사용행동

2.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는 통계 프로그램 SmartPLS 2.0을 사용하여 가

설검증을 위한 경로분석을 실행하였다[12][15]. 그 실행결

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경로분석결과
Fig. 2. Result of path analysis

여기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를 의미하며 점선으로 표시된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뜻한다. 그리고선행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인 사용

행동은 27.4, 사용의향은 14.9%, 습관은 10.3%로 분석되

었다. 이것은 적정 검정력 10%를 상회하는 것이어서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로분석 결과는 H2 사용의향이 사용행동에 미치는 영향

과 H3-2 사회적 영향이 사용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p값

0.001 이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H1 습관이 사용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H3-1 사회적 영향이

습관에 미치는 영향은 p값 0.01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H3-3 사회적 영향이 사용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H4 사용의향과 사용행동간 관계에 있어서 업무상호

의존성의 조절효과는 p값 0.05 이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경로계수, t-값, 검증결과 등 가설검증에 필요한

보다 자세한 데이터를 담고 있다.

표 56. 가설검증결과
Table 6. Test of hypothesis

가설 경로
경로

계수
t-값

검증

결과

H1 습관⟶사용행동 0.345 3.259 채택

H2 사용의향⟶사용행동 -0.427 3.922 기각

H3-1 사회적영향⟶습관 0.320 2.593 채택

H3-2 사회적영향⟶사용의향 0.387 4.122 채택

H3-3 사회적영향⟶사용행동 0.265 2.359 채택

H4
사용의향*업무상호의존성

⟶사용행동 0.246 2.246 채택

먼저,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첫째, 습관과 사회적 영향

은 모두 사용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H1,

H3-3)하였는데, 검증한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습관과 사회적 영향이 사용행동을 예

측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사용의향은 사용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가정(H2)하였는데, 분석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조직구성원의 윤리적 책임의식, 조

직의 관리통제 정도 등과 같이 사용의향을 억제하는 다른 요

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영향은 사용행동 뿐만 아니라 습관 및 사용

의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H3-1, H3-2)

하였는데, 분석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관리자들에게 사회적 영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하면감수해야 할 위험이 크게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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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업무 상호의존성은 사용의향이 사용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H4)하

였는데, 검증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상호의존성이 높은 업무 상황에서는 사용의향이 사용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관리자에게 상호의존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구성원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추가적/선택

적 관리 포인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구성원들이 왜 업무 중에 직무와 무

관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

는 이를 위하여 기존의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개발하여 제시하였고,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직장인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

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외 스마트폰 사용 행동

결정요인들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것

은 조직 관리자에게 조직 구성원의 습관이나 사회적 영향 등

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직무외 스마트폰 사용행동을 어느정

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조직 관리자에게 사회적 영향의 중요성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영향은

직무외 스마트폰 사용행동 예측 요인일 뿐만 아니라 습관과

사용의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 관리자들은 사회적

영향도 관리 기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업무 상호의존성이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것은 조직 관리자들에게 상황에 따라 업무특성요인

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외 스마트폰 사용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지만, 이

러한 본 연구의 흥미로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

계점도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여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가 뒤따르길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직무외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으나, 연구모형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변수를추가하여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특히, 사용자의 취향과 취미, 직무의 보조적

수단 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성, 연령 등 인구통

계학적 변수들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

은 보다 많은 연구 샘플의 확보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설명력

을 배가시킬 것이다. 둘째, 본 연구모형의 결과 변수는 사용

행동이다. 만약 사용행동의 결과변수인 만족도, 직무성과 등

에 대한 변수가 추가된다면 설명력이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 직장인을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범위가 해외 스마

트폰 사용 직장인까지 확대된다면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의미있

는 시사점이 다 많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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