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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수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martphone Acceptance for the Visually Impaired)

김 은 정1), 박 성 제2), 김 종 원3)*

(Eun Jung Kim, Seong Je Park, and Jong Weon Kim)

요 약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IT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격차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은 연구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M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기기 수용의도 및 사용행위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혁신성

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즐거움 모두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자아효

능감은 지각된 용이성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즐거움

모두 재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련 실무자와 연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 정보기술 수용모델, 재사용의도, 시각장애인

Abstract Anytime, anywhere, we can be connected through the Internet and obtain information

by using the smart device. However,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unable to take advantage of smart

IT environment. Many studies pointed out that this has been the cause of the digital divide and social

problems. In this study, we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on the use of smart devices to help the blind

acceptance of conduct.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innovativeness had the impact on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enjoyment, and self-esteem and self-efficacy appeared to

affect the perceived ease of use. In addition, the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enjoyment affected the intention to re-use. These study results contribute to both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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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IT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 및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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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디바이스 및 기술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그 변화의 폭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언

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하거나, SNS(Social Network

Service) 및 이메일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대인

관계 및 취미활동을 하기도 한다. 아울러 스마트

워크 환경을 사적․공적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

다. 이처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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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면, 개인의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고, 의사

소통의 효율성이 증가하며, 사람간의 교제의 폭

및 양이 증가하여 개인의 삶도 윤택하게 되어 보

다 스마트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1].

특히 선천적․후천적 요인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 이러한 스마트 기기와 서비

스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크며, 시각장애인의 경

우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정보격차실태조사[2]에 의하면 장애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6%로 전체국민(39.6%)에

비해 31.0% 낮은 수준이며,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 수준은 전체국민의 21.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어 일반인들과의 격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장애인의 스마트폰 비이용에 대한 주된

이유로는 ‘비용의 부담(33.8%)’과 ‘이용 효용성

모름(21.8%)’, ‘사용방법의 어려움(14.9%)’ 및 ‘신

체장애로 인한 이용의 어려움(9.0%)’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 비용, 효용성 및 어려움 등의 이

유가 주요 원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2].

아울러 스마트폰의 이용의향을 조사한 항목에

서는 전체국민은 67.2%가, 장애인은 55.5%가 이

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의 스마

트폰 이용으로 인한 변화의 기대 정도를 묻는 항

목에서는 ‘일상생활의 편리성 증대’, ‘습득 정보량

증가’ 및 ‘인간관계 확대’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장애인의 실생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체적․환경적 여건으로 인하여 IT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여 장애인들이 기본

적인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정보격차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3-6].

또한 기술혁신제품, 스마트 기기 및 서비스 등

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수용의도 및 사용행위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수많

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각

장애인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을 분석한 연

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에 대한 시각장

애인의 수용의도 및 사용행위에 관한 실증 연구

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술

수용모델(TAM : Technology Acceptance

Model) 및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TAM :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 관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시각장애인의 스마트

기기의 수용에 대한 개인특성요인을 살펴본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확장된 기술수용

모델을 이용하여 스마트기기와 시각장애인의 개

인 특성 사이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사회

심리학분야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근간으로 Davis[7]에

의해 정형화된 “개인”차원의 “자발적”인 정보기

술 수용 형태를 설명하는 TAM의 핵심목적은 신

념, 태도, 의도에 대한 외부요인들의 영향을 추적

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8]. TAM은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행위에 대한 태도”와 “행

위의도”간의 관계를 사용자의 정보기술채택 연구

로 확장한 모델이다[9]. 이 분야의 대표적인 이론

으로는 Fishbein과 Ajzen[10]의 합리적 행동이론

(TRA: Thoery of Reasoned Action), Ajzen[11]

의 계획된 행동이론(TPB:Teory of Planned

Behavior), Davis[12-13]의 기술수용이론

(Technology Acceptance Model)등이 있으며, 이

러한 연구들은 사용자의 정보기술수용과 사용행

동을 설명하는데 간단하면서도 설명력이 매우 높

은 모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확장연구의 이론

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Davis[7]는 그의 연구

에서 사용자들이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을 제시하였다. “지각된 유용성”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의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인

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각된 사용 용이성”

은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개인이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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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oncept of TAM [11]

Davis[7]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

이 정보시스템의 수용과 관련한 평가를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즉, 지각된 유

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정보기술 시스템의

사용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

고, 행동의도가 실제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Fig. 1 참조)[7]. 이러한 TAM에 의하면, 사

용자가 느끼는 정보기술의 사용 용이성 및 유용

성이 높다고 지각될수록 사용자의 정보기술 이용

에 대한 태도와 의도는 더욱 긍정적이 되고, 결

국 정보기술의 사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여기

에서 사용의도는 실제 사용행위 유발에 대한 전

조로 간주되고 이것은 기술사용의 직접적인 결정

요인이 된다[14].

기술수용모델(TAM)은 Davis[7]가 처음 소개

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MIS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 및 확장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5-26]. 그 이유는 모델이 간명하고 이론적 기반

이 확고할 뿐만 아니라 모델의 변형과 확장이 수

월하여 정보기술 수용현상의 다양성을 다루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라 보여진다[13].

2.2 ETAM (Extended TAM)

새로운 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영향 요인을 사

회심리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모형화한 Davis[7]

의 TAM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모형의 단순성이

라는 한계점이 지적되면서, 수용자의 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다양한 상황에 맞도록 확장․적용하

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Venkatesh와 Davis[22]는

TAM모형에 외부변수를 추가․확장하여 확장된

기술수용모형(ETAM)을 제시하였고, 이후 신념

변수나 외부영향변수를 추가하여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27-32]. 이러한 TAM 확장과 관련된 연

구는 최근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실정이다.

기술수용모델(TAM)과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ETAM)을 나타낸 Fig. 1과 Fig. 2를 비교해 보

면, TAM의 핵심 변수(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

용용이성) 및 종속 변수(사용의도)에, 정보기술의

특성 및 상황을 구체화하여 외부변수를 추가하거

나 또는 태도 외의 매개변수를 추가하는 등의 방

법으로 TAM을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까지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TAM)을 적용

한 연구들에서 사용한 외부변수는 사용자 특성,

특정기술의 특성, 사회․문화적 영향 요인 등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스마

트폰이라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과정을 설명

하기 위하여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진

ETAM을 이용하였다.

2.3 스마트폰 수용에 관한 연구

앞서 거론한 TAM 및 ETAM을 기반으로 스

마트폰 수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14,

33-42]. 정준구[35]는 스마트폰 수용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인식, 시스템 품질, 보안

성, 개방성, 애플리케이션, 차별화 콘텐츠를 설정

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분석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는데, 보안성 변수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봉규 외 3명[36]은 매

개변수로 신뢰와 인지적 몰입을 모델에 추가하여

이 변수들이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스

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양호철과 정일권[37]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활용 집단과 비활용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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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oncept of ETAM [28]

으로 구분하여 이들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스

마트폰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Verkasalo et al.[38]은 스마트폰 미사용자와 기

사용자로 구분하여 애플리케이션 활용에 관하여

비교 분석하여 이를 통해 스마트폰 수용에 영향

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흥규[40]는 스마트폰 수용 상황에서 기능적,

감성적,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고 수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손승혜 외 2명[34]은 추가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별을 요인으로 추가하여 스마

트폰 채택에 대한 채택의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

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50대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스마트폰 수용 관련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동범

[42]은 그의 연구에서 한국 사회의 고령화로 인

한 노인시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폰

을 이용하겠다는 의지와 구매력이 높은 노인층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층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ETAM을

기반으로 파악하였다[43]. 또한 이정호[43]는 문

헌 조사를 통해 현 실버세대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과 실버산업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기기인 휴대폰의 역사와 트렌드를 연구하여 실버

세대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의 현황과 활용 사례

및 개발 전략을 제시하였다[44]. 최민수[44]는 그

의 학위논문을 통해 스마트폰 수용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외부변수들이 지각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인식이 이용태도와 이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스마트폰에 대한 수용 결정요인을 살펴보

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요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스마트폰 수용모델을 제시하

였다[45].

특히, 장애인의 스마트폰 수용의도에 관한 연

구[1]에서는 모바일 케어 서비스를 활성화를 위

하여 TAM을 근거로 장애인의 스마트폰 수용요

인을 찾아내고, 이들 요인에 대한 국내 장애인의

현황을 분석하여 스마트폰의 수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마트폰 수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스마트

폰 수용요인들을 정리해 보면, 스마트 사용에 있

어서 정보기술 수용모델에서의 주요 신념변수인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즐거

움에 관련된 연구와 외부 영향변수(혁신성, 동기,

효능감, 신뢰, 몰입 등 개인적 특성요인과 사회적

영향요인 등)를 추가하여 진행된 연구 및 기타

스마트폰 특성(이동성, 보안성, 다양성, 기술 준

비도, 즉시 접속성, 비용 등)에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41, 46].

3. 연구의 구성

3.1 연구 모형

스마트폰 수용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변수를

사용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활용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20～30대의 젊은 사용자, 특히

신체에 장애가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동범[42]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스마트기기가 아

닌 특정 서비스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1, 43]. 이처럼 시각장애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수용에 대한 특성 요인을 분석한 연구

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기에 대한 시각장애인 소비자들의 수용의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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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earch Model

사용행위에 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TAM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사용자에 대한

스마트폰 수용의도 및 사용행위에 관한 실증연구

를 그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시각장애자들의 스마트폰 수용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목적을 반영한 연구 모형을 Fig. 3과

같이 선정하였다.

3.2 가설 설정

김지훈[33]은 스마트폰의 특성요인(이동성, 다

양성, 보안성)과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수용

자의 혁신성, 효능감)이 사용자의 수용의도(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분석으로 수행하

였다. 김성개[14]는 사용자의 혁신성이 인지된 유

용성과 사용 용이성 및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 분석한 결과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아효능감이란 개인이 적극적으로 환경에 적

응을 하고,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어려운 상황에

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는 자

신에 대한 믿음의 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Davis[7]는 자아효능감이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

된 유용성 변수의 선행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

하였다. 시각장애인의 자아효능감은 새로운 정보

기술인 스마트폰을 수용함에 있어 지각된 유용

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즐거움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스마

트폰 수용”에 대한 요인을 분석․검증하기 위하

여 수행되었다. 따라서 시각장애 사용자가 느끼

는 개인적 특성이 수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가

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H1 : 시각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지각된 유용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시각장애인의 혁신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 시각장애인의 자아효능감은 지각된 유용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 시각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지각된 사용용

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 시각장애인의 혁신성은 지각된 사용용이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 시각장애인의 자아효능감은 지각된 사용용

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 시각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지각된 즐거움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 시각장애인의 혁신성은 지각된 즐거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 시각장애인의 자아효능감은 지각된 즐거움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Park와 Chen[41]은 세상에 스마트폰이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7년도에 의료분야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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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TAM에 기반한 실증조사를 실시하

여 인식된 유용성과 인식된 사용용이성이 스마트

폰의 수용에 유의함을 검증함으로써 TAM이 스

마트폰의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에 유용함을 입증

하였다. 지각된 즐거움이 스마트폰 수용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39, 32]로 지각된 유

용성, 지각된 용이성에 더하여 지각된 즐거움이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스마

트폰 수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0 : 지각된 유용성은 재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재사용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 지각된 즐거움은 재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화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연구모형의

변수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항목들을 기초로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시각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은 자

아존중감, 혁신성, 자아효능감으로 구성되며, 이

들은 스마트폰을 수용하는 시각장애 사용자 개인

에 대한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먼저,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기 스스로

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자신감, 자기수용, 자아개

념, 자아만족 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자신이 주어

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치성과

평가 판단의 심리적인 기준을 말한다. 자아존중

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46]. 설문 문항으로

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하는 정도,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나에게도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믿는 정도” 등으로 4개의 항목

으로 측정하였다.

혁신성(innovativeness)은 신제품의 확산과 채

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속성으로 개인적 특

성에 기초하는 일반적인 성격 특성으로 다른 어

떤 변수들보다 사용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채택하

도록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46-47].

TAM 연구를 통하여 사용자 혁신성이 정보기술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된 바 있으며,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소비자의 혁신성이 새로운 기

술 수용의도 및 이용행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

또한 검증된바 있다[49-51]. 혁신성의 측정문항으

로는 “신제품이 출시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교체하는 정도, 스마트 폰이나 신기술에 대한 최

신 정보를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알고자 하는 정

도, 새로운 스마트 폰을 사용해 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좋아하는 정도, 스마트 폰이나 신기술

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사용해 보고 알려주는

정도” 등으로 4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은 충분한 지식과 능

력 및 기술을 지니고도 최상의 수행을 보이지 못

하거나 부족한 능력과 기술을 가졌지만 기대 이

상의 수행을 해내기도 하는 자기와 관련된 신념

이나 기대가 개인의 행동 수행간의 관계를 설명

한다.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과제에

당면했을 때도 자아효능감이 낮은 사람에 비해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투자하며, 어떤 장

애에도 그 목표에 더욱 끈기 있게 매진한다고 하

였다[52]. 또한 김지훈[33], 이동범[42] 등은 개인

적 특성으로 자아효능감을 포함시켜 기술수용모

델을 구성하였고, 모두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

다. 본 연구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자아효능감은

정보기술 수용을 설명하는 주요한 선행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김지훈[33], 이동범[42] 및 이현희 등

[1]의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혁신성을 추가하여

그 유의함을 증명하였다. 혁신성의 측정항목은

“스마트 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나에게 알

려주는 사람이 없어도 스마트 폰을 사용할 수 있

을 것 같은 정도, 남의 도움 없이 스마트 폰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정도, 새로운 스마트 폰 사

용법을 배울 자신이 있는 정도, 스마트 폰 사용

이 전혀 두렵지 않은 정도” 등으로 4개 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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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들을 바탕으로 개인적 특성요인을 자아존중감,

혁신성, 자아효능감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지각된 유용성은 의사소통, 정

보검색, 서비스의 다양성 및 접근성 등 스마트폰

의 유용성을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측정항목으로는 “내가 정보를 찾거나 사람들

과 관계를 맺는데 효과적인 정도, 스마트 폰을

통해 알게 된 정도나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

는 정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많은 정보와 사

람들을 접할 수 있는 정도”의 3가지 설문문항으

로 측정하였다.

또한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스마트폰 사용 방법

의 용이성과 그 사용 방법을 배움에 있어서의 용

이성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이 개발됨으

로서 점차 사용이 용이해 지고 있음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측정 문항으로는 “스마트

폰의 기능들을 사용하기 쉬운 정도, 사용법을 배

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정도, 스마트

폰의 기능들을 이해하기 쉬우며 명확한 정도”의

3가지 설문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지각된 즐거움

은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스마트

폰을 사용함에 있어서 즐겁고, 재미있고, 흥미로

움을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지각된 즐거움

의 측정항목으로는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것이

재미있는 정도, 스마트 폰의 사용이 나에게 즐거

운 정도, 스마트 폰의 사용이 나를 행복하게 하

는 정도,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것이 흥미진진한

정도”의 3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재사용 의도는 “스마트 폰

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의향”에 대한 2가지 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4. 실증분석

실증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부

산소재 맹학교 재학생과 서울소재 복지관 관생

중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사용

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자와 담당교사가 면담을 통해 진

행하였다. 본격적인 설문조사에 스마트폰을 사용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전문가 및 특수학교 교사

를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을 통한 사전조사를 실

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기 힘들거나 선행 연구에서 영문 척도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색한 느낌을 주는

설문 항목은 원문을 참고하여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설문에 응답하는 상황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조사하

여 응답자가 편안하게 응답하게 하기 위해 컴퓨

터 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거나 1:1 면담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총 120부였으며 이중 불성

실한 응답이나 심각한 중심화 경향을 나타난 설

문을 제외하고 114부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고 측정도구의 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

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적일관성 검증을 위

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설 검증을

위해 경로분석을 사용하여 각 변수간의 관계와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IBM SPSS Statistics 22와 AMOS 22

을 사용하였다.

4.1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인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나 있다. 먼저 장애시기를 살펴보

면 선천적인 시각장애가 70.18%(80명), 후천적인

시각장애가 29.82%(34명)로 나타났다. 시각장애

정도로는 전맹이 64.91%(74명), 저시력이

35.09%(40명)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구성 비율은

남성이 67.54%(77명), 여성이 32.46%(37명)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대가 49.12%(56명)이었으며,

학력은 고졸이하가 32.46%(37명), 직업은 학생이

66.67%(76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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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Communali

ty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ɑ
factor 1 factor 2 factor 3

innovativeness

innovativeness 4 .863 .907 .075 .185 .895

.925
innovativeness 1 .844 .899 .095 .166 .894

innovativeness 3 .787 .850 .125 .223 .914

innovativeness 2 .806 .848 .225 .188 .905

self-esteem

self-esteem 1 .794 .025 .890 -.029 .849

.888
self-esteem 4 .776 .033 .880 -.013 .854

self-esteem 2 .760 .209 .843 .076 .854

self-esteem 3 .710 .210 .815 -.043 .868

self-efficacy

self-efficacy 3 .817 .103 -.084 .894 .907

.913self-efficacy 2 .840 .214 .063 .889 .882

self-efficacy 1 .842 .370 .004 .840 .870

eigenvalue 3.355 3.035 2.450

% of Variance 30.502 27.588 22.273

Cumulative % 30.502 58.089 80.363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

Characteristics Category Frequency Percent Characteristics Category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77 67.54%

Education

below high
school

37 32.46%

female 37 32.46%
high school
graduate

16 14.04%

Age

under 19 23 20.18% in university 34 29.82%

university
graduate

27 23.68%20 ～ 29 years 24 21.05%

30 ～ 39 years 56 49.12%
over graduate 0 0.00%

40 ～ 49 years 3 2.63%

Occupation

student 76 66.67%

50 years over 8 7.02%
office worker 0 0.00%

Time
inborn 80 70.18% self-employment 12 10.53%

acquired 34 29.82% professional 13 11.40%

Degree
blind 74 64.91% unemployment 7 6.14%

low vision 40 35.09% etc. 6 5.2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14)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고, 고유치(eigenvalue)는

1.0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적재치는 0.5이상을 기

준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50, 51]. 요인회

전방식은 직교회전인 배리맥스(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이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최저 0.815에서 최

고 0.907의 범위로서 비교적 높은 값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분산의 설명정도는 80.363%를 나타

냈다. 한편 매개변수의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

과 같이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최저 909

에서 최고 0.952의 범위로서 높은 값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분산의 설명정도는 89.994%를 나타

냈다. 종속변수의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

이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89.337%의 전

체분산의 설명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모든

변수의 Cronbach’s ɑ 값이 0.879 이상으로 나타

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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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Communality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ɑ
factor 1 factor 2 factor 3

perceived
enjoyment

perceived enjoyment 2 .922 .945 .170 .029 .938

.959
perceived enjoyment 3 .919 .939 .167 .098 .938

perceived enjoyment 4 .887 .920 .191 .067 .947

perceived enjoyment 1 .845 .909 .081 .109 .959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ease of use 2 .912 .085 .950 .053 .931

.948perceived ease of use 3 .925 .205 .939 -.039 .910

perceived ease of use 1 .899 .214 .923 -.032 .931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usefulness 2 .912 .071 -.030 .952 .903

.942perceived usefulness 1 .889 .055 .007 .941 .922

perceived usefulness 3 .889 .114 .010 .936 .921

eigenvalue 3.563 2.736 2.700

% of Variance 35.632 27.356 27.005

Cumulative % 35.632 62.989 89.994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Dependent Variable)

factor Communality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ɑ
factor 1

re-use
re-use 1 .893 .945 -

.879
re-use 2 .893 .945 -

eigenvalue 1.787

% of Variance 89.337

Cumulative % 89.337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able 4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Intervening Variable)

4.3 연구가설 검증

4.3.1 연구모형 분석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모수들을 추정하기 위해

모수추정법으로 추정 변수들의 정규 분포성을

가정하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였다. AMOS 22.0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3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able 5와 같이 χ2=0.821(p=0.553), GFI=0.988,

AGFI=0.943, CFI=1.000, NFI=0.986, RMR=0.054,

RMSEA=0.000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53].

4.3.2 구조방정식에 의한 가설검증

시각장애인의 개인특성인 자아존중감, 혁신성,

자아효능감이 지각된 유용성, 용이성, 즐거움 및

재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각

각의 설정된 연구문제를 유의수준 5%를 기준으

로 검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들의 실증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1) <가설 1, 2, 3>의 검증 결과

시각장애인의 개인특성인 자아존중감, 혁신성,

자아효능감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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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it Index Acceptance Value Result

Absolute
Fit
Index

χ2/degree of freedom ≤3.00 0.821

p-value ≥0.05 0.553

RMSEA ≤0.08 0.000

RMR ≤0.05 0.054

GFI ≥0.90 0.988

AGFI ≥0.80 0.943

Increment
Fit
Index

NFI ≥0.90 0.986

RFI 1.0 approximation 0.952

CFI ≥0.90 1.000

Table 5 Results for Fit Indices

Hypothesis
Hypothesis Path Hypothe

sis
direction

Standardized
estimate

C.R. p R
2

Result
From TO

Hypothesis 1 self-esteem à
perceived
usefulness

+ 0.124 1.030 0.303

0.06

reject

Hypothesis 2 innovativeness à + 0.180 1.996 0.046 accept

Hypothesis 3 self-efficacy à + -0.169 -1.836 0.066 reject

Hypothesis 4 self-esteem à
perceived
ease of use

+ 0.287 4.222 0.000

0.80

accept

Hypothesis 5 innovativeness à + 0.309 6.120 0.000 accept

Hypothesis 6 self-efficacy à + 0.751 14.538 0.000 accept

Hypothesis 7 self-esteem à
perceived
enjoyment

+ -0.146 -1.239 0.215

0.28

reject

Hypothesis 8 innovativeness à + 0.530 6.055 0.000 accept

Hypothesis 9 self-efficacy à + -0.025 -0.275 0.783 reject

Hypothesis 10
perceived
usefulness

à

re-ues

+ 0.323 6.836 0.000

0.52

accept

Hypothesis 11
perceived
ease of use

à + 0.191 4.719 0.000 accept

Hypothesis 12
perceived
enjoyment

à + 0.230 5.134 0.000 accept

Table 6 Path Analysis and Hypothesis Test

분석한 결과 혁신성(t=1.996, p=0.046)은 지지되

었으나, 자아존중감(t=1.030, p=0.303)과 자아효

능감(t=-1.836, p=0.066)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Davis[7]는 자아효능감이 지각된 용이성과 지

각된 유용성 변수의 선행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자아효능감이 지각된 용이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유용성에는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들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55-58].

(2) <가설 4, 5, 6>의 검증 결과

시각장애인의 개인특성인 자아존중감(t=4.222,

p=0.000), 혁신성(t=6.120, p=0.000), 자아효능감

(t=14.538, p=0.000)이 지각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인 가설 4, 가설 5, 가설 6은 모두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 7, 8, 9>의 검증 결과

시각장애인의 개인특성인 자아존중감, 혁신성,

자아효능감이 지각된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혁신성(t=6.055, p=0.000)은 지지되

었으나, 자아존중감(t=-1.239, p=0.215)과 자아효

능감(t=-0.275, p=0.783)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설 10, 11, 12>의 검증 결과

지각된 유용성(t=6.836, p=0.000)과 지각된 용

이성(t=4.719, p=0.000), 지각된 즐거움(t=5.134,

p=0.000)이 스마트폰 재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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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설 10, 가설 11, 가설 12는 모두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수용에 대

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7개의

변수들로 구성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설

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지각된 용이성에는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의 혁신성이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즐거움에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자아효능감도 지각된 용이성에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유용성

과 지각된 즐거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본 연구에서 시각장애인의 혁신성이

스마트 폰 사용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기존에 혁신자들은 비 혁신자들에 비해

모험심과 리더십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혁신을

수용할 태도와 의도가 강하다는 선행 연구들과

동일하였다[56]. 둘째, 시각장애인의 자아존중감

과 자아효능감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즐거움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에서는 지각된 용이성에

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시각장애인의 스마트 폰 사용에 대한 자아

효능감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유용성에는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각된 용이성에만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결

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7-59].

시각장애인의 스마트 폰 사용현황 및 환경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터치

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습이 요구되며, 안드로이드 계열의 OS 스마

트 폰의 경우 유료앱을 내려 받아야 음성해설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는 이 또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제조

사들의 경우에는 해외 수출 모델에는 외국법 기

준에 맟추어 음성해설 기능을 장착하고 있지만,

국내 동일 모델의 내수 제품에서는 이 기능을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사용의 자아효능감이란 자신의 스마

트폰 사용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음성·영상통화와 SMS·MMS 등의 문자

전송은 물론 인터넷을 이용한 메일의 송수신 및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스마트폰의 각종 애플

리케이션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

력에 대한 판단 및 자신감을 의미한다[58]. 이처

럼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다양

하고 흥미로운 기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

건이 조성 된다면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효능감의

개인특성요인이 지각된 유용성 또는 지각된 즐

거움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혁신적인 성향의 사용자들의 경

우, 사용의 불편이나 수많은 시행착오 및 연습

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유용하고 흥미

로운 기능사용에 익숙하게 됨에 따라 지각된 용

이성, 유용성, 즐거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의 정보화 소외계층

인 장애인들의 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정책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개인적 특성이 충

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국·내외 스마트폰 개발

업체는 정보 활용 취약계층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스마트폰 기능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차원에서도

이에 적합한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의 연구방향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대상 중 선천

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대상이 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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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학생인 응답자가 66.67% 등 인구통계학

적 측면에서 다소 왜곡된 결과가 있을 수 있으

므로, 본 연구결과를 시각장애인 전체로 일반화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

에서는 응답자의 직업, 장애시기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연구하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수용을 연구함

에 있어 지역별로 보다 더 세분화시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과 부산지

역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시각장애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포함시킬 필

요가 있으며, 스마트폰의 발전에 따라 이를 인

식하는 시각장애인의 감정과 태도 역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종단적인 연구로 그 차이를 검

증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각장애인의 스마트 기기 사용의 지각

된 유용성이나 즐거움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

인 다양한 선행요인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넷째, 향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각장

애인 집단과 아직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

각장애인 집단을 비교하여 결과를 분석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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