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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공유 및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게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메시지들은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

의 참여도를 유발할 수 있는 커뮤니티 특성요인과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구매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커뮤니

티 특성을 크게 커뮤니티 지원과 관계지원 두 차원으로 나누고, 보상, 외적 규범, 상호작용, 동류의식을 

독립변수로, 참여를 매개변수로 하여 공동구매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한국과 중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과 중국 소비자들의 행동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사용하여 수립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지각된 외적 규범이 높을수록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되었다. 반면에 보상, 상호작용, 동류의식이 모두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공동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증되었

다. 또한 보상과 외적규범이 참여 미치는 영향이 한국에서는 유의했으나 중국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온라인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한국, 중국, 공동구매, 공동체 규범, 참여

Ⅰ. 서  론

온라인 커뮤니티의 등장으로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던 인간관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

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는 만남과 감정의 교

류, 정보의 교환 등 새로운 의사소통을 이루어지

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이미 많은 기업들은 온

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

다.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이고, 기업들은 객과의 관계를 위해서 특정 

사이트나 자사의 홈페이지 등에 커뮤니티를 운



박    철․왕    찬

70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15, No.1

영하여 실제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중

국 기업은 고객과의 관계마케팅을 하기 위해 온

라인에서 커뮤니티 구축과 운영을 함으로써 고

객과의 관계를 형성,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iResearch(2010)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들이 인

터넷 사용시간과 빈도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보다 더 높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중국 전자상

거래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0년 7월 

CNNIC(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6월 31일까지, 중

국 네티즌 규모가 4.2억을 돌파해 미국과 일본 

네티즌의 총합을 초과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하

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래의 2～3년 안에, 중국 

네티즌들은 5억 명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하

였다. 거대한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도 온라인 커

뮤니티 수량과 규모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또한 

온라인 인구의 증가,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 온

라인 문화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앞으로 더 많이 발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커뮤니티, 블로그를 바탕으로 하는 

블로그 마케팅, 온라인 구전 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소셜 쇼핑(Social Shopping) 등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2008년 미국의 그룹폰(Groupon)론칭 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새로운 쇼핑트랜드로 블로

그나 트위터, 미투데이, 이메일, SMS 등 소셜미

디어를 활용한 쇼핑몰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소비자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게시

하며 이러한 정보나 메시지들은 급격히 확대되

면서 공동구매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형성이나 형성동인과 특징에 대해 연구한

(Amstrong and Hagel, 1996; Farrior et al., 1999; 

Muniz and O'guinn, 2001; Bagozzi and Dholakia, 

2002)와 커뮤니티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인 고객

관계(Clark and Marin, 1994), 경제적 가치(Balasu-

bramanian and Mahajan, 2001), 효율성과 효과성

(Nemmers 1996; Iasniti and MacComack, 1997), 구

매 및 상거래(Business Week-Harris Poll, 1997), 구

매율 및 구매 전환율(Kim and Park, 2007), 충성

도(서문식, 김유경, 2003; 김상욱, 2004; 정창모, 

2002) 등이 있고, 커뮤니티의 영향요인과 결과와 

관련된 연구인 지각된 가치 및 커뮤니케이션, 경

제적 교환(Rothaemel and Sugiyana, 2001), 그 밖

에 욕구, 상호작용, 몰입, 유지, 참여, 거래, 수행 

의도에 대해 연구(강명수, 2002), 온라인 커뮤니

티 행동의 의례화(Ritualization) 모델(박철, 강유

리, 2012) 등의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Muniz and O'guinn(2001)와 강명수(2002)은 커

뮤니티의 특성을 나타내는 동류의식, 의례, 규범, 

전통, 책임의식 등이 결국은 커뮤니티에 대한 신

뢰와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 커뮤니티

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의도 및 이용동기와 관

련된 연구(Rafeali and LaRose, 1993; Ferguson and 

Perse, 2000; 강명수, 2002; 김유정, 2005)들은 소비

자가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메

시지 생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입의 정도

가 높아져 커뮤니티 의식에 해당하는 소속감, 심

리적 애착과 충성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를 살

펴본 바와 같이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루어왔지만 

온라인 소비자 행동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 차원이 분산되는 결함이 있으며 온라인 커

뮤니티 상에 소비자 행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

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특

성이 커뮤니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주로 몰입, 충성도, 애

호도, 신뢰, 태도, 이용의도에 관한 것이었다(강

명수, 2002; 이국용, 2005). 커뮤니티 공동구매에 관

한 실증연구(문영주, 이종호, 2007; 김진세, 2001)

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문화는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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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있는 변수로 알려져 왔다(McCort and Malhotra, 

1993; Lau and Briley, 2002). 온라인 쇼핑에서 국

제 소비자 비교연구(박철 2009; 황성민, 박철 2007; 

정수연, 박철 2012; Takada and Jain, 1991; Money 

et al., 1998; Skeenkamp et al., 1999; Wang, 1999; 

Park and Lee, 2009; Paek et al., 2009)가 이루어지

고 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비교 문화적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

축 및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기업의 어떤 마

케팅 활동이 무임승차를 막고 소비자들은 커뮤

니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

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소비자들은 활발한 참

여를 통해 커뮤니티의 성과 공동구매의도, 몰입 

및 동일시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한중비교에 주목하

여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있어서 한국 및 중국 

소비자들의 행동을 분석, 해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2.1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

2.1.1 보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규범과 관련한 중요한 측

면은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관련된 것

이다. 활동에 대한 보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

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에게 대한 보상

의 정도라 할 수 있다(Gruen et al., 2000). 상호작

용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통해 이들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존경, 그것이 축적되어 형성

되는 높은 평가(Reputation)을 향유한다(Reid, 1999; 

Rheingold, 1993; Mockus, Fielding and Herbsleb, 

2000; Healy and Schussman, 2003). 또한 이들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친 감과 소속감 등

과 같은 정서적 만족감을 얻기도 한다(Wellman 

et al., 2002). 영리적인 목적을 띄고 있지 않은 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상은 상징적인 형

태, 즉 구성원들의 감사 표현이나 칭찬 및 존경

의 표시등으로 이루어지며, 구성원들의 상호작

용 내에서 획득할 수 있다. 

특정 관심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온라인 커뮤니

티에서 구성원들은 그 관심사에 대한 정보와 지

식의 교류를 통해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지지가 

교환된다(박유진, 김재휘, 2005). 온라인 커뮤니

티에서 구성원들이 사회적 지지란 심리적인 보상

을 지각할수록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된다. Shore 

and Tetrick(1991)과 Williams and Hazer(1986)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에 적극적이고 건설적

으로 참여하는 멤버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

함으로서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와 몰입을 증가

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자신의 공헌이나 기

여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개

인, 조직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

다(Shore and Tetrick, 1991; Williams and Hazer, 

1986). 

Gruen et al.(2000)도 멤버의 기여에 대한 협회 

인정 수준이 높아질수록 멤버들은 조직의 활동 참

여수준이 높아지고 몰입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

라서 커뮤니티 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멤버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는 

행위는 멤버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

부심이 들게 하고 커뮤니티에 대한 보다 높은 

참여수준과 몰입을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가설 1: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지각된 보상

이 강할수록 참여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2.1.2 외 규범

규범은 개인이 참여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

의 행동을 지배하는 규칙이나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다(Bierstedt, 1970). 이는 개인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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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대를 나타내는 것이며, 사회생활에 질서와 

안정성을 부여하고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즉, 규

범은 사회통제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박철, 강유리, 2012; 정찬모 외, 2003). 또한 온라

인 공간은 매우 강력히 인간의 삶에 영향 미치

는 기술적 기초이자만, 그 곳을 이용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람 사이에 일어

나는 권력과 갈등의 문제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Reid, 1999; Smith, 1999). 따라서 

규범을 효과적으로 정립 및 운영하고 그에 대한 

구성원들의 순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커뮤니티의 

성공적인 유지와 목표달성에 매우 중요하다. 이

러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구성원 간의 정서적 애

착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내부에서 통용되는 규

범을 형성함으로써 '공동체'로써의 내부의 질서

를 유지하게 된다(박철, 강유리, 2012). 

한국 국내 동호회 사이트의 가입자를 대상으

로 한 조동기(1996)의 연구에 따르면, 동호회 규

칙이 대다수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

는 점에 81%의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고, 비공식

적인 규범인 관례의 중요성을 49.8%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했다. 이는 동호회의 공식적인 

규칙과 함께, 각 동호회의 상황에 따라 일정한 

규범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건

(1999)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생적으로 발생

하는 질서로서 연령의 질서, 규제의 질서를 발견

하였으며, 이러한 질서의 존재는 대화방에 참여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규범이 가지는 중요성

은 커뮤니티 내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통제와 관련하여 실제 온라인 커

뮤니티에서의 규범의 형태를 보면 ‘회원약관’ 등

으로 포함되는 명시적 규범과 네티켓 준수 등과 

같이 상식적으로 합의된 사항, 그리고 누구도 이

야기하지는 않지만 공유하고 있는 암묵적 규범

들이 존재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

(정찬모 외, 2003)의 결과는 회원약관 등이 명시

적인 규범보다는 커뮤니티 내에서 상식적이고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규범들을 구성원들이 훨씬 

잘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규범이 암묵

적으로 통용되면서 그것이 구성원 스스로의 행

동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는 것은 

통제 규범에 대한 구성원 간 합의가 매우 안정

화되어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와 같

은 과정은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짐

과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한 암묵적 규범의 확립 

또는 당연시는 미래의 상호작용 또는 참여를 유

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앞선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가설 2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지각된 외

적 규범이 강할수록 참여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2.1.3 상호작용

Lombard and Snyder-Dutch(2001)은 상호작용

(interaction)을 광의의 개념으로서 인간이 어떤 주

어진 환경에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 혹은 존재물

들과 행하는 모든 행위를 지칭한다고 포괄적으

로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가능

성을 제공하는 미디어를 상호작용적이라고 하였

다. 반면에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란 대인간

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미디어나 기기를 대상

으로 한 비인적인 관계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개념이다(Paisley, 1983; Pavlik, 1996; 김도

연, 2004). Hoffman and Novak(1996)은 상호작용

을 객관적인 매체 특성으로 간주하고, 인터넷과 

같은 하이퍼미디어 컴퓨터매개환경에서의 상호

작용을 인간 상호작용과 기계 상호작용으로 구

분하고 있다. 즉 하이퍼미디어 컴퓨터매개 환경

에서의 상호작용은 매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매체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터넷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와 전자우편이나 토론그룹 등의 형

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고, 웹 사이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이퍼미디어 컨텐츠에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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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구

성원과 커뮤니티 간 상호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상호작용이란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구성원끼리 게시글 및 

대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견교환 및 교류만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양석준(2005)는 

디지털 인프라 특성으로서의 연결성과 커뮤니티 

상호작용성이 고객의 정보 참여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Spalter(1996)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상호

작용은 커뮤니케이션의 쌍방향성, 커뮤니케이션

의 일관성 증대, 준사회적 상호작용욕구의 충족

을 통하여 구성원들은 참여에 있어서 충성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호작용이 높은 경우, 

커뮤니티에 대한 신뢰형성에 있어서 긍정적 영

향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 재방문 및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설 3: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상호작용 

할수록 참여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2.1.4 동류의식

동류의식이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커뮤니티 

정체성(community identity)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에 대해 중요한 연결을 느끼고, 다른 구성원들과 

공동한 관심사, 생각, 목표 및 강한 연결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김지화, 조효래(1997)의 연구에 

의하면 동호회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구별짓는 

것은 사회적인 특성이 아니라 매체 친근도이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동호회 회원들 중 절반 

이상은 전체적으로 집단에 대한 관심과 헌신, 정

서적 친 감과 소속감, 지속적 관계의 유지, 정

보협력 등 공동체적 특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

응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경우, 동호회의 가입

목적이 친목과 인간관계의 확장일수록, 집단 내 

상호작용에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참여할수록 공

동체적 감정을 느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더욱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임지경(1998)은 온라인 커뮤니티 정체성에 대해 

Meyrowitz(1985)와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는데, 온

라인 커뮤니티의 참여자들은 공동체에서 주관하

는 활동에 참여하고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우리

의식’을 형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 타 집단과 구

별되는 독특한 집단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 집단

을 위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정체성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

신의 정체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조직을 지원한다. 

또한 Bhattachary, Rao, and Clynn(1995)는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특정집단이나 조직에 대한 소속

감과 동류의식이 강할수록 조직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의 발전

과 성공을 위해 협력하다고 노력하게 된다고 제

시하였다. 공동의 언어, 목적, 가치관 등을 공유

하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동류의식 형성으로 

자발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가설 4: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지각된 동

류의식이 강할수록 참여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2.2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도와 공동구매 의도

강명수(2002)는 구성원의 참여 정도에 따라 단

순한 커뮤니티 재방문(retention)과 상호작용을 통

한 정보(contents)구축 등의 참여(participation)를 

커뮤니티의 비경제적 성과로 제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참여를 커뮤니티의 최종 성과로 구분

하는 것이 아니다 참여를 통해서 커뮤니티 내에

서 이루어지는 공동구매의도와 어떻게 연결되는

지 보고자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의 참여수준에 따라 구

성원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

아영, 나종연(2010)은 참여자를 자기중심적 이용



박    철․왕    찬

74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15, No.1

자, 소극적 이용자, 동조자, 표현자, 열성이용자, 

평균이용자 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 자기중심적 

이용자는 평균 수준에서 본문을 많이 작성하지

만 댓글을 작성하지 않으며 정보획득, 교류와 소

통보다 자기표현을 중요시하다. 소극적 이용자

는 평균 수준에서 댓글을 많이 작성하지만 본문

을 작성하지 않다. 정보의 답변자 이며 자기표현

에 있어서 매우 저조하다. 동조자는 댓글을 집중

적으로 작성하는 집단이다. 이들이 발화의 의미

를 갖는 본문보다 반작용의 성격인 댓글로서 추

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이 

강하여 관계유지에 있어서 노력한다. 표현자 같

은 경우 집중적으로 본문을 작성한다. 자기중심

적 이용자보다 관계유지에 있어서 참여도 높아 

보인다. 열성이용자는 본문과 댓글을 모두 적극

적으로 작성한다. 또한 시간, 빈도에 있어서 자

주 방문하고 토론, 이벤트에 적극적 참여한다. 

또한 평균이용자의 경우 본문과 댓글을 모두 작

성하지만 빈도는 떨어진다. 

Nonnecke and Preece(1999)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게시된 글을 읽기만 하는 

극단적이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비활동적 참여

자(lurker)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Nonnecke and 

Preece(1999)는 lurking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

동을 하지 않고 정보획득만 하는 해위로 정의하

였다. 반면에 posting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

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신의 신념을 촉진하

는 감성적인 자아표현 행위이다(Cheung et al., 

2004; Schau and Gilly, 2003). 이러한 커뮤니티 참

여정도는 커뮤니티 내 공동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공동구매

는 활성화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여럿

이 같은 물건을 원하는 사람끼리 싼값에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전자상거래의 대표적 형

태로 보편화 되었다. 또한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더욱 활성화 되고 있고 개인 간 

또는 기업 간의 공동구매로 발전하게 되면서 새

로운 유통구조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한

상린, 성형석, 2006). 박준철(2001)은 인터넷 공동

구매란 인터넷상에서 둘 이상의 소비자들이 필

요한 제품 혹은 서비스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행

위이라고 하였다. 한상린, 성형석(2006)은 온라인 

공동구매를 소량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이 모여서 

구매물량을 크게 해 공급업체와의 구매력을 높

이고 이를 통해 구매가격을 낮춰 비용을 절감하

는 구매방식으로 공동구매를 정의하였다. 

Bressler and Granham(2000)은 미래의 기업과 고

객(B2C)간의 상업적 거래는 유사한 관심에 의해

서 형성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대부분 일

어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2000년 2분기 Mc-

Kinsey가 아마존(Amazon), 반즈앤노블(Barnesan-

dnoble), 씨앤앤(CNN), 이베이(eBay), 이에스피앤 

(ESPN), 이토이즈(eToys), 풀(Fool), 타임(TIME) 등

의 소매점과 미디어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여, 온

라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자(Poster)가 비적

극적인 참여자(lurker)에 비해 구매율, 페이지 뷰

(page view), 재방문, 구매 전환율 등이 높게 나타

났다.

김주안(2005)은 회원참여 정도를 온라인 커뮤

니티, 특히 거래 커뮤니티에서의 제품 구매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따라서 온

라인 커뮤니티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커뮤니티 내 공동구매의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커뮤니티 내 공동구매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2.3 한국과 국 간의 차이

문화는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

는 변수로 알려져 왔다(McCort and Malhotra, 1993; 

Lau and Briley, 2002). 이에 따라 국제 소비자 비

교연구(Takada and Jain, 1991; Money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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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enkamp et al., 1999; Wang, 1999; Park and 

Lee, 2009; Paek et al., 2009)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 비교 연구는 여러 문화권에서 그 문화권의 

구성원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분석

하는 경우가 많다(정수연, 박철 2012; Triandis, 

1993).

Zhao and Hu(2005)는 중국, 일본, 인도, 미국 4

국가를 대상으로 웹사이트의 문화적인 차이에 대

해 실증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화

적 가치에 대해 중국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은 

중화민족의 문화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관계라는 독

특한 문화로 인하여 상황주의 문화가치가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희(2003)는 한국, 중

국, 미국 세 국가를 대상으로 홈페이지광고 비교

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경우는 전통문화(집단주

의)를 비슷하지만 정보문화와 환경문화가 다르

기 때문에 국가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박철(2009)

은 인터넷 오픈 마켓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간 비교연구를 하

여 차이점을 발견했다. 혁신성의 영향은 한국이 

가장 높았고, 지각위험의 영향은 중국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소비는 문화적 현상으로써, 소비

자체가 문화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문화적 범주 내에서 형성되

는 자신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소비

행동을 하게 된다(홍준형, 김용준, 2006; 정수연, 

박철, 2012).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소비자의 행동과 구매 차이를 연구하는 학

자들이 적지 않았다(c.f. 박철, 2009; 황성민, 박철, 

2007). 한국은 1980년대 이후에 빠른 속도로 발

전해왔기 때문에 급격한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

서 집단주의적 성향이 계층별로 상이하게 변모

되어 왔다(윤원아, 김기옥, 2000). 이런 문화적 

차이가 몰론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용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

은 인터넷 인프라가 다르고(Wang, 박철 2012; 유

재현, 박철 2009),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용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c.f. 박철, 2009; 황성민, 박

철, 2007). 한국은 전국적인 초고속 인터넷망이 

더 빨리 구축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도 더 

빠르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

숙도가 높고 이로 인해 중국과는 다른 행동을 보

일 것이다. 하지만 중국도 급속히 첨단기술 제품

들이 수용되고 있고(박철, 유재현, 2011; 유재현, 

박철, 2008) 인프라가 발전하고 있어서 한국과 

유사한 면을 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다(유재현, 

박철, 2009).

Hofstede(1981)는 권력거리,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적 기질/여성적 기질, 불확실성 회피의 차원

에 의해 세계 각국의 문화권을 분류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권력거리 점수가 높고(권위주의적 문화), 집단주

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은 남성적 기질은 한국보다 더 강하고, 불확실성 

회피 성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ofstede 

1991). 권위주의 문화가 높은 양국이지만 실제 

점수에서는 중국이 80, 한국이 60으로, 집단주의 

문화이지만 중국은 43, 한국은 18로 차이가 나타

난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가 양국가의 소비자 행

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동양, 유교문화권이라도 이러한 문화적 특질의 

차이가 온라인 커뮤니티 행동의 차이를 발생시

킬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은 똑같은 동양권으로 

비슷한 문화를 기지고 있지만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중국과 한국은 실제 차이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철 2009; 황성민, 박철, 

2007).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온라인 커

뮤니티 사용에 있어서 문화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한국과 중국 간에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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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3.1 측정

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요인은 보상, 외적규범, 

상호작용, 동류의식의 4개 변수를 측정하였고 모

두 리커트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

통이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표 1> 

참조). 커뮤니티 지원인 특성의 차원에서 Wel-

lman and Gulia(1999), Gruen et al.(2000), Stewart 

(2005), Jones(1997), 정찬모 외(2003)의 연구를 바

탕으로 보상은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하면 그에 알맞은 보상이 주어진다”, “커뮤니티

에서 이벤트나 활동을 통하여 마일리지 혜택을 

받는다”, “커뮤니티 활동을 열심히 하면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 등으로, 외적규범은 “커

뮤니티는 권리나 의무에서 회원과 비회원이 명

확히 구분된다”, “회원 등급에 따라 커뮤니티 게

시판에 글을 올리는 횟수나 게시 기간 등에 대

한 제한이 있다”, “커뮤니티 회원이 되기 위해서

는 일정 정도의 자격이 필요하다” 등으로 측정

하였다. 관계지원에 있어서 Hoffman and Novak 

(1996); Biggs(2000), Wu and Chang(2005)의 연구

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다른 구성원들이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신속한 응답과 답변이 준다”, 

“커뮤니티 내의 다른 구성원들이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하면 답변을 자주 할 수 있다”, “커뮤니

티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댓글호응을 자주 할 수 

있다”, 등으로 측정하였으며 동류의식에 대하여 

Meyrowitz(1985); Resnick and Bruckman(1993)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른 구성원이 올리는 글의 내

용은 나의 생각과 비슷하다”, “커뮤니티 구성원

들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다른 커뮤

니티 구성원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등

으로 측정하였다. 

매개변수인 커뮤니티 참여는 Valck(2009), Cheung 

et al.(2004); Schau and Gilly(2003)의 연구를 바탕

으로 방문의 빈도, 정보제공성, 게시글에 대한 피

드백, 이벤트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인 참여정도 

등 5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그렇

다)로 측정하였다. 

공동구매 의도의 측정은 Fishbein and Ajzen 

(1975); 박준철(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커뮤니

티에서 이루어지는 공동구매에 참여할 의도가 있

다’,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동구매는 믿

고 참여할 수 있다’, ‘커뮤니티 내에서 많이 추천

되는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 ‘커뮤니티 내

에서 많이 추천되는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 등의 4개 항목을 

리커트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

이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그 외 응답자 개인 변수로 응답자의 연령, 성별, 

직업, 월평균 용돈수준, 하루 인터넷 평균 사용 

시간, 월평균 온라인 쇼핑 횟수 및 온라인 커뮤

니티 사용실태로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 기간, 사

용하는 커뮤니티 의 유형, 하루 커뮤니티 평균 

방문 시간 등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코딩을 거쳐 SPSS 14.0 이용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Amos 18.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분석 방법으로 공변량 구

조모형분석을 사용하였다.

3.2 표본  조사 차

본 연구의 설문지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

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일

부 표본을 선정하여 한국과 중국에서 사전조사

(Pilot Study)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

문항목을 교정하였다. 2011년 10월 22일부터 11

월 14일까지 한국과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총 56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

한 응답을 제외한 총 524부의 설문응답을 실증분

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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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24명의 응답자 중에서 한국 소비자는 270

명, 중국소비자는 254명이었다. 전체적으로 분포

에 있어서는 남성은 48.9%(n = 256), 여성은 51.1% 

(n = 268)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은 50%(n = 135), 여

성은 50%(n = 135)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

은16～20세가 6.7%, 21～25세가 70%, 26～30세

가 23.3%의 분포를 보였다. 중국의 경우, 남성은 

47.6%(n = 121), 여성은 52.4%(n = 133)이었다. 응

답자의 연령은 15세미만이 0.5%, 16～20세가 3.9%, 

21～25세가 55.5%, 26～30세가 31.9%, 30세 이상

이 8.3%이므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위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

자의 직업이 한국의 경우는 대학생이 239명으로 

전체의 88.5% 차지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 표본의 경

우는 대학생이 99명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

고 있으며 직장인이 101명으로 39.8%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하는 소

비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한 기

간은 5년 이상의 장기 사용자가 18.5%를 차지했

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전체응답자의 5.9%

의 소비자가 5년 이상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

기간을 보였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한 시

간은 1～2년 정도 되는 소비자가 한국은 63명으

로 전체의 23.3%를 차지하고, 중국은 106명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한 시간은 3～4년 정도 되는 소비자가 한국

은 40명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하고, 중국은 

36명으로 전체의 14.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

서 양국의 소비자들은 모두 온라인 커뮤니티 1 

～3년 정도의 사용자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사용하는 커뮤니티의 유형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정보지향형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159명으

로 전체의 58.9%를 치지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의 경우, 관계지향형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113명

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루 커

뮤니티 평균 방문 시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측정

결과, 한국의 소비자의 경우, 58.9%의 소비자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루 평균 한 시간 미만

의 시간을 보냈으며, 중국의 소비자의 경우에도 

38.2%의 비중으로 평균 한 시간 미만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냈다는 결과가 나왔다. 

Ⅳ. 연구 결과

4.1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본 연구에 포함된 구성개념들의 타당성과 신

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각 요인들의 

고유값(Eigenvalues)은 모두 1.0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의 단일 차원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변수들의 응집력

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Cronbach Alpha 계수는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

났다. 개념적으로 도출한 6개의 요인들이 명확

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묶여진 

요인들의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모

든 변수들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확인적 요인분석(CFA)를 실시하여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하였다. 신뢰성과 타

당성을 다시 확인하기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 추출분

산(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확인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적 요인 모델의 개념 

신뢰도(C.R)와 평균 추출분산(AVE)은 모두 Bagozzi 

and Yi(1988)이 제시한 기준은 개념 신뢰도(C.R)

은 0.6 이상, 평균 추출분산(AVE)은 0.5 이상으로 

적합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Chi-square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나(x²(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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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확인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항목 표준요인 적제치 개념신뢰도(C.R) 평균 추출분산(AVE)

보상

보상 1 .771

0.93 0.67보상 2 .964

보상 3 .736

외적규범

외적규범 1 .598

0.89 0.72외적규범 2 .728

외적규범 3 .627

상호작용

상호작용 1 .681

0.94 0.76상호작용 2 .836

상호작용 3 .621

동류의식

동류의식 1 .747

0.83 0.72동류의식 2 .609

동류의식 3 .646

참여

참여 1 .595

0.89 0.68

참여 2 .689

참여 3 .690

참여 4 .724

참여 5 .856

공동구매
의도

공동구매 의도 1 .792

.083 .062
공동구매 의도 2 .735

공동구매 의도 3 .87

공동구매 의도 4 .830

모델 적합도 지수
Chi-square = 199.884 d.f. = 88 GFI = .940 CFI = .954

RMSEA = .056 AGFI = .908 NFI = .922

199.884, p = .000), x²대 자유도 비율(Normed x²)은

2.271로서 권고수준이 3.0을 하회하여 좋은 적합

도 수준을 보여주었다(Gefen et al., 2000). 모델 

적합도는 GFI = .940 CFI = .954, RMSEA = .056, 

AGFI = .908, NFI = .922으로서 만족스러운 적합도

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구성개념과 측정항목 

간의 관계가 실제자료와 부합됨을 알 수 있다.

4.2 가설검증

4.2.1 체모델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Amos 18.0

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전체 모형에 대한 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

다. Chi-square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고 있으나(x²(163) = 332.305, p = .000), Chi-square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개 표

본수가 200 이상으로 증가하면 Chi-square 검증은 

유의한 확률수준 즉, p < 0.05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고 검정대상

모델이 이론적 뒷받침이 상당히 있다면 Chi-sq-

uare 검정을 모델의 적합지수를 참고지표로 사용

하고 검정통계량(a test statistic)으로 적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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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설 검증 걸과

<표 2> 구조방정식모델의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계수값 t값 p값 결과

1 보상 ⤍ 참여 .372 7.105 .000 채택

2 외적규범 ⤍ 참여 -.157 -2.205 .027 기각

3 상호작용 ⤍ 참여 .392 5.099 .000 채택

4 동류의식 ⤍ 참여 .197 2.710 .007 채택

5 참여 ⤍ 공동구매의도 .402 5.909 .000 채택

모델 적합도
Chisquare = 332.305(d.f. = 163, p = .000) GFI = .924 CFI = .952

RMSEA = .051 AGFI = .893 NFI = .910

도록 권장하고 있다(조현철, 2003). 본연구의 표

본수가 총 500부(한국: 260부, 중국: 240부)로 표

본의 크기가 클수록 Chi-square 값은 크게 나올 수 

있으므로 다음의 모델의 적합지수를 확인하였다. 

Chi-square 대 자유도 비율(Normed Chi-square)은

2.039로서 권고수준이 3.0을 하회하여 좋은 적합

도 수준을 보여주었다(Gefen et al., 2000). RMSEA

는 .051로서 권고수준 0.05(Hair et al., 1998)는 에 

야간 못 미치지만,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0.80의 권

고수준(Bagozzi and Dholakia, 2002)하에서 적합

도 수준을 보여주었다. 또한 모델의 수용가능성

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점(Joreskog and 

Sorbom, 1993)을 고려할 때 RMSEA 값은 적합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AGFI = .893로서 0.9의 권

고수준(Gefen et al., 2000)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0.8의 권고수준(Chau, 1996; 

Taylor and Todd, 1995)은 초과하는 적합도 수준

을 보여주었다. 기타 다른 적합도 지수 역시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을 부여주어(GFI = .901, CFI = 

.934, NFI = .910), 측정모델은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각된 보상은 참여수준에 유의한(+)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경로계수 값 

.372, t = 7.105). 즉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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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보상이 강할수록 참여수준이 높아질 것

이다.

구성원들은 외적 규범과 참여수준의 관계를 나

타내는 경로계수 값이 -.157(t = -2.205
*
)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즉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지각된 외적 규범

이 강할수록 참여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외적규범이 강할수록 온라인커뮤니티 참여가 높

아질 것이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이는 온라

인 커뮤니티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규범

이 필요하지만 외적규범을 너무 강하게 느낄수

록 오히려 사람들의 참여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Bateman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의 규범은 커뮤니티 참여를 높이나, 과도한 

규범은 오히려 참여를 저해한다고 했다. Zhou(2011) 

연구에서도 과도한 규제보다는 보상이 커뮤니티 

참여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가설 2에 대한 기각 사유도 이러한 연구들의 결

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이 참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은 경우경로계수 값이.392(t = 5.099
***

)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며 정(+)의 관계를 보였다. 따라

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지각된 동류의식이 참

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경로계수 값이 

.197(t = 2.710
**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지지되었다. 참여

도가 높을수록 공동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

준을 나타내는 경로계수의 값은.402(t = 5 .909
***

)

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고 정(+)의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가설 5

는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한국과 국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특성이 참여도

와 공동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한국

과 중국의 문화가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집단 간 등가제약모델(cross-group equality con-

strain model)을 추정한 결과 x² 값은 930.720(d.f. = 

600)였으며, 각각의 가설 경로에 따라 등가 비제

약모델(equality unconstrain model)을 추정하여 각

국의 경로 계수값과 Chi-square 차이검증을 통하

여 문화 간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한국과 중국

의 샘플 간에 경로계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

기 위하여, 모든 경로계수별로에 어떠한 제약도 두

지 않은 모형을 기본모형(baseline model)로 하여, 

각 경로계수별로 집단 간 경로가 동일하다는 제

약을 둔 제약모형(restricted model)과의 Chi-square

값의 변화량을 계산하여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성원들은 보상을 지각할수록 참여수준은 한

국의 경우 경로계수 값이 .259(t = 3.175
**

)로, 중국

의 경우 .100(t = .981
n.s.

)로 한국이 훨씬 높게 나타

났으나 이는 Chi-square 값의 증가분 ( 2
d(1) = 

5.326
***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왔다. 따

라서 문화 간 조절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성원들은 외적 규범을 지각할수록 참여수준

은 한국의 경우 경로계수 값이 -.267(t = -2.608
**

)로, 

중국의 샘플에서 경로계수 값이 .090(t = .965
n.s.

)

로 한국보다 중국의 경우 영향력이 큰 결과가 나

왔으나 Chi-square 값의 증가분( 2
d(1) = 7.536***)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왔다. 따라서 문

화 간 조절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이 참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한국의 경우경로계수 값이 .562(t = 4.748
***

)로, 중

국의 경우.318(t = 2.321
*
)로 중국보다 한국에서 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Chi-square 값의 증가

분( 2
d(1) = 1.392n.s.)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오지 않아 문화 간 조절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지각된 동류의식이 참여수준에 미치는 영향 역

시, 한국의 경우 경로계수 값이 .279(t = 2.736
**

)

로, 중국의 경우 .375(t = 3.931
***

)로 중국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Chi-square 값의 증가분( 2
d(1) = 

0.421
n.s.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오지 않

아 문화 간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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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과 국의 구조방정식모델의 경로계수  모델 합도 차이

경로
한국 중국

계수값 t값 p값 계수값 t값 p값

보상 ⤍ 참여 .259 3.175 .001 .100 .981 .327

외적규범 ⤍ 참여 -.267 -2.608 .009 .090 .965 .335

상호작용 ⤍ 참여 .562 4.748 .000 .318 2.321 .020

동류의식 ⤍ 참여 .279 2.736 .006 .375 3.931 .000

참여 ⤍ 공동구매의도 .548 5.228 .000 .258 2.436 .015

모델 
부합도

Chi-square

(d.f.)

GFI

AGFI

NFI

CFI

RMSEA

238.798(163)

.901

.859

.874

.955

.049 

227.716(163)

.910

.873

.884

.963

.044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4> 다 집단분석 결과

경로 분석결과 Chi-square 차이검정

보상 ⤍ 참여 한 > 중  2
d(1) = 5.326***

외적규범 ⤍ 참여 한 < 중  2
d(1) = 7.536***

상호작용 ⤍ 참여 한 = 중  2
d(1) = 1.392(n.s.)

동류의식 ⤍ 참여 한 = 중  2
d(1) = 0.421(n.s.)

참여 ⤍ 공동구매의도 한 = 중  2
d(1) = 0.512(n.s.)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참여도와 공동구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

수의 값은 한국의 경우 .548(t = 5.228
***

)로, 중국

의 경우 .258(t = 2.436
*
)로 중국보다 한국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Chi-square 값의 증가분( 2
d(1) 

= 0.512
n.s.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오지 

않아 문화 간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Ⅴ. 시사   결론

5.1 연구의 실무  시사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요인이 참

여와 공동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모

델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 모형을 한국과 중국으

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첫째, 외적 규범은 커뮤니티 참여를 증가시키

는 요인으로 나타났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규범이 필요하지

만 너무나 강력한 규범이 오히려 사람들이 참여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

스에서는 과도한 외적규범이나 규제보다는 오히

려 보상과 같은 수단을 통해 참여를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커

뮤니티를 보다 접근하기 쉽고, 편리한 서비스나 

기능을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외

적 규범은 참여에 영향 미치는 데에 있어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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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유의한 (-)의 결

과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강제적인 외적규범이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를 

더 낮춘다고 할 수 있다. 두 국가 모두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외적규범에 대한 준수가 높지만, 한

국의 경우는 인터넷이 더 활발히 발달하면서(유

재현, 박철, 2009; 박철, 2009) 온라인에서의 개인

적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Hofsted(1990)에서도 중국에 비해 한국이 개

인주의 성향이 더 높게 나왔으며 조선 weekly Biz 

(2007)의 기사에서도 한국이 소득수준이 높아지

고 서구화가 진전되면서 한국에서도 개인주의적 

성향이 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업체는 집단주의적 

외적규범보다는 개인적 자율이 더 구현되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보상은 전반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참

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

인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상의 강

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마일리

지를 준다든지, 구성원들 간 상호혜택을 주고받

을 수 있는 외재적 보상 시스템을 구현할 뿐 만 아

니라, 커뮤니티 내에서 구성원 간, 운영자간 상

호 칭찬이나 인정 같은 내재적 보상을 강화하는 

시스템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에

서는 보상이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중

국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중국 표본에는 관계지

향형 커뮤니티가 많고 한국 정보지향형 커뮤니

티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이나, 한국이 중국

보다 보상에 더 민감하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 업체에서는 참여자에게 

기쁨, 즐거움 등의 감정적인 무형의 가치를 부여

하여 커뮤니티 참여하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고

유의 가치로 인지하게 만드는 마케팅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축적 후 커뮤니티 내 위신이나 명

성을 획득하여 높은 위계를 점하게 되는 차원에

서 오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야 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 모두 상호작용과 동류의식

은 커뮤니티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전 정

보를 탐색하거나 구매 후, 경험을 공유한다. 또

한 커뮤니티에서 다른 구성원과 일상을 공유하

며 인간적 유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감정적 만족

을 경험하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적극

적인 활동을 펼치는 구성원은 단순 참여자에 비

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발전 및 몰입과의 긍정적인 

관계 구축에 동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참여 욕

구인 오락, 관계, 정보, 거래 등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

한 정보 콘텐츠의 지속적인 제공 및 회원 간 커

뮤니티 활성화, 오프라인 모임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구성원 간의 동류의식을 제고 시킬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업체에서는 일단 구성

원들이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고, 상호 동류의

식을 함양시키는 시스템의 구현이 국가에 관계

없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중국 모두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공동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

혔다. 본질적으로 보상, 상호작용, 동류의식을 지

각한 구성원들이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게 되며 결국은 몰입과 공동구매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온라인에서의 

판매방식이 기존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온라인 고객들은 커뮤니티의 참

여를 통해 구매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최근 

활발한 공동구매 방식의 소셜쇼핑에서도 소셜네

트워크에의 참여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생산자와 판매자 위

주였던 전통적인 판매방식을 벗어난 온라인 공

동구매의 탄생은 다양한 소매점과 매장유형을 만

들어 내었다. 공동구매시 불리한 점의 하나는 다

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

은 고객불만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나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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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참여를 이끌어 낸다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다. 구매자가 판매자가 제공하는 공동구

매 품목에 의존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내고, 상

호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참여를 높이는 것

이 필요하다. 잠재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구매 비경험자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각된 규모가 클수록 공동구매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시행하는 기업이나 업체에서

는 공동구매 건수에 대한 참여자를 많이 모을 수 

있는 프로모션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온라

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의견과 이슈를 발생하여 

구성원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상품을 선정하여 

공동구매하는 하는 것도 구매의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가장 큰 프레임웍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이 구성원들의 참여의도를 높이

고, 참여는 공동구매 의도를 높인다는 인과관계

는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참여시켜, 매출

액을 올릴려는 모든 온라인 비즈니스에 시사점

을 제공해 준다. 블로그든, 쇼핑몰든, 게임이든, 

게시판이든, SNS든 이러한 커뮤니티 내지 네트

워크를 통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용자들

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커뮤니티 특성

변수, 즉 규범, 보상, 상호작용, 동류의식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정체성 확보, 쉬

운 접근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범, 구

성원의 상호작용과 동류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기

능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 대상 커뮤니티를 구분하지 않았다

는 점이다. 한국 표본의 경우 정보지향형 커뮤니

티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았으며 중국은 관계

지향형 커뮤니티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응답 대상에 있어서 커뮤니티 분류 및 세분화를 

통하여 정보, 오락, 관계, 거래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 모형이 적합한지를 보고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향후에 필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조사방법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젊은 층으로 한정하였다. 한국은 서울지

역의 젊은 층으로 한정하였고 중국은 몇 지역을 

선택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국토가 넓어 지

역 간 소득격차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소

비자의 구매력과 구매성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연구의 대

상을 젊은 층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 사용

의 보편화를 고려한다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샘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 사용자층인 20～30대를 대

상으로 하다보니, 한국은 대학생 표본이 중국에 

비해 더 많아서 이러한 차이가 연구결과에 반영

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물론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비슷

한 연령대에서 대학생 비율이 높게 나올 수 있

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 대학생과 

직장인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 표본은 특정 몇 개 시(베이징, 상하이, 

칭다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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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participation of online community and intention of joint 

purchase in Korea and China. The online community member actively participate the social activities 

that can cause the effective communication characters and the great support of the society. In these 

two factors, the sense of worth related with compensation, norm, interaction, shared values will be tak-

en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se variables as a parameter are related with the intention of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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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be taken as predicting their behaviors in the online community and their further particip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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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participation of online community, and this affected the intention of joint 

purchase in online community. Compensation and norm were significant in Korean sample. Implica-

tions and further direction are suggested on the base of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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