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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농업경 체에서 온라인 직거래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 으로 

분석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1989년 Davis가 제시한 개인의 기술수용모형(TAM)과 조직에서의 

정보기술 수용모형들을 근간으로 1) 기술특성 차원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 2) 경 자 

특성 차원의 경 자 신성과 경 자 IT 역량, 3) 조직 비성 차원의 재정  능력, 기술  역량, 인 자원 

역량, 그리고 4) 환경  외부압력 차원의 정부의 지원  인터넷 환경변화가 농업경 체의 온라인 

직거래 수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실증 으로 분석하 다. 

총 209부의 유효한 자료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고, 이를 구조방정식모델링을 이용한 확인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 기술특성 차원의 지각된 

유용성, 경 자 특성 차원의 경 자 IT 역량, 그리고 환경  외부압력 차원의 인터넷 환경변화가 

농업경 체의 온라인 직거래 수용의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사용용이성, 

경 자 신성, 정부의 지원과 조직 비성 차원의 변수들은 온라인 직거래 수용의도에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들을 바탕으로 농업경 체의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을 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 다.

키워드: 농업경 체, 온라인 직거래 마 , 기술수용모형, TOE 임워크

Ⅰ. 서  론1)

농산물 직거래는 생산자인 농업인과 도시의 소

비자 간의 직 인 거래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

†본 논문은 2017학년도 목포 학교 교내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자 모두에게 경제 인 이익을 제공하며, 아울러 

농산물 생산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는 물론 농산물 유통에 있어

서도 정 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박길석 등, 

2016; 황의식, 김동훈, 2012). 농 진흥청(2014)의 소

비자 가구의 농식품 소비 패턴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거래로 과일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통업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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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와 비교하여 구입비용이 12.6% 정도 낮았

으며, 농업인의 경우도 직거래 매로 30.3∼35.9% 

수익을 더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거래

의 정 인 측면 때문에 최근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직거래가 농산물 유통의 요

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더불어 다양한 형

태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박길석 등, 2016).

최근 인터넷과 웹은 물론 개별 마 의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의 발 으로 농산물에 한 온라인 상의 직거

래 환경은 좋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

에 따라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들과의 상

호작용 활동도 크게 증진되었다. 온라인 상의 농

산물 직거래 마 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  연

결하면서 유통  운 비용을 감하여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 인 이득을 제공

하고, 한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는 직 인 마

 활동을 통하여 충성고객을 확보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직거래 마

의 정 인 역할 때문에 최근 온라인 농산물 직

거래 마 에 한 농업경 체들의 심이 높아

지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 체들의 정보기술에 

한 지식  비즈니스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인터

넷, SNS, 블로그  네이버 밴드를 이용한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마 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조 빈 등, 2013).

한편 정부에서는 농산물에 한 직거래를 활성

화하여 농가 소득 증 를 이루려는 목 에서 온라

인 직거래 마 을 장려하고 있으나, 재 우리

나라는 농산물 유통에서 온라인 직거래가 차지하

는 규모는 물론 농업경 체들의 온라인 직거래 마

 활용 비율도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에 

있어서 농업경 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논쟁 을 

악하여 농업경 체들이 온라인 직거래 마  

활용을 진하기 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하여 온라인 직거래 마  

의의와 농업경 체의 특성을 분석하 고, 아울러 

정보기술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기존 

연구들을 고찰하여 농업경 체에서 온라인 직거

래 마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

여 이를 실증 으로 분석을 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 역에서 온라인 직거래 

마 과 같은 새로운 신기법들에 한 수용을 

분석하는 후속연구들에서 연구모형을 개발하기 

한 근간이론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

다. 아울러 실무 으로는 우리나라 농업 유통에서 

온라인 직거래 마  활성화를 한 정책  자료

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Ⅱ. 이론  배경

2.1 온라인 직거래 마  의의

농업경 체의 온라인 직거래 마 은 “카카오

스토리, 블로그나 네이버 밴드와 같은 컴퓨터/인터

넷 활용기술을 활용하여 농업경 체가 생산하는 

농수산물/가공품에 하여 고객에게 마   직

거래로 상거래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황의

식, 김동훈(2012)은 직거래의 경제  효과를 직

효과, 간 효과, 그리고 사회  효과로 구분하

다. 우선 직거래장터의 직 인 효과로는 유통비

용  각종 수수료 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에게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상품의 가격결정 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 다. 

간 인 효과로는 생산자가 렴한 가격으로 직

 매함으로써 인근 소매업체의 매가격 결정

에 향을 미치고, 농산물 과잉으로 생산시 할인행

사 등을 통해 량으로 매함으로써 수 안정에 

기여한다고 하 다. 마지막으로 사회  효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상호간의 이해의 폭이 확 되고, 

도․농 교류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고 정 으로 평가하 다(박길석 등, 2016).

특히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농산물에 한 직거

래 마  사이트들은 부분 농업인들 스스로 운

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고, 국의 생산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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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  구색을 맞춘 상품들을 유통비용을 뺀 렴

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과 아울러 

생산자의 얼굴을 내걸고 자신의 농산물에 한 책

임을 100% 지고 SNS상에서 생산 장을 공개하면

서 소비자와 소통하는 마 을 수행 한다는 에

서 소비자와 지속 인 계를 통하여 안정 인 

매처를 확보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윤성효, 

2014). 특히 농산물은 특성상 유통 단계가 복잡하

고 간 마진이 높아 산지 상품 가격과 소비자 가

격이 큰 차이를 보인다. 소비자는 늘 비싼 가격에 

구매해도 산지 농민들의 소득은 별반 높아지지 않

는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활

성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다수의 농업인들은 

근조차 못하는 것이 실이다(이성규, 2014). 

2.2 농업경 체의 특징

농업경 체는 “농업에 경  요소를 도입 하

여 경 자산과 개인자산을 분리하여 하나의 독립

된 경제단 로 활동하는 법인 는 개별경 체”

를 정의되며(장익훈 등, 2013), 크게 개인 경 주

인 농업인과 법인 경 체들로 구분될 수 있다. 국

립농산물품질 리원이 제시하고 있는 농업경

체 등록 조건에 따르면 개인 경 주인 농업인은 

경  는 경작농지가 1,000㎡ 이상 는 농지․

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

간 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며 1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의미하며, 농업에 종사

하는 법인 경 체는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농조

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해당된다.

기존의 문헌  자료들을 근간으로 농업경 체

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

조가 단순하고 조직의 요한 의사결정이 특정개

인에 하여 의존 인 조직이다. 농업경 체의 경

우 부분 기존의 기업조직과 같은 부서화되고 계

층 인 형태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일반

으로 가족 는 동료들 간의 느슨한 형태의 단

순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경 체의 

요한 의사결정은 농업인의 경우 소유주인 개인에 

매우 의존 이고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표자에 

의존 인 경향이 크다. 둘째, 설립기간이 짧고 인력 

 자본 등의 경 규모가 세하다. 농업법인의 

설립연도 분포를 보면, 2010~2015년이 41.8%로 가

장 많으며, 2005~2009년이 27.8%, 2000~2004년이 

9.6% 1995~1999년이 13.1%, 1994년 이 이 3.4%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즉, 설립된 지 10년 

미만의 농업법인이 체의 69.6%를 차지할 정도

로 농업경 체들은 비교  설립 기간이 짧고 아울

러 농조합법인의 경우 자본  분포를 보면, 1~5

억 원 규모가 28.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천만 

원 미만으로 15.5%, 그리고 5천만~1억 원 규모가 

14.0% 등으로 자본  규모에서 볼 때도 매우 세

한 편이다(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2015). 셋

째, 정부의 정책  지원에 한 의존도가 높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분석(2015)에 따르면 다

수의 농업경 체 법인이 10년 미만이고 이는 정책

사업 수혜를 하여 설립된 법인이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정부는 농업경 체 등록제도

를 통하여 농업 기자재 구입 지원, 면세유, 비료 

구입, 경 리지원, 정보기술 교육 등과 같은 다

양한 혜택을 농업경 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넷

째, 경 리 능력이 떨어진다. 농업경 체들은 

조직이 체계 이지 못하고, 구성인원들이 경 에 

한 문 인 교육이나 경험이 미비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농업경 체는 일반 기업조직에 

비하여 경 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에 한 이해도  활용이 

떨어진다. 농업경 체들은 경 리 능력은 물론 

인 자원 구성에 있어 정보기술에 한 문 인 

인력을 보유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런 이유로 정보

기술에 한 이해  활용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인 , 재정 , 정보

기술  조직의 비성 미비, 정부의 지원과 같은 

외부  환경 그리고 농업인 본인 는 농조합/

농업법인의 표와 같은 경 자의 특성과 같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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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농업 경 체에서 온라인 직거래 마  수

용과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2.3 기술수용모형과 조직의 정보기술 수용에 

한 연구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은 기술의 사용을 설명하고 측하기 한 목 으

로 1989년 Davis가 Fishbein and Ajzen(1975)의 합리

 행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바탕

으로 제시한 이론이다. Davis(1989)가 제시한 기술수

용모형은 사용자들이 특정기술의 수용에 향을 미

치는 주요변수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과 지각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제시

하고, 이들 변수들이 기술사용에 한 개인의 태도

에 향을 미치고, 태도는 행 의도에 향을 미치

고, 차례로 행 의도는 실제 행 , 즉 사용자의 

기술사용에 향을 미친다고 모형화하고 있다. 

Davis(1989)는 지각된 유용성을 “정보기술을 사용

함으로써 자신의 업무 성과가 개선될 것이라고 믿

는 정도”로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믿는 정도”

로 정의하고, “기술수용모형의 목표는 간결하고 

이론 으로 정당하면서, 범 한 최종사용자 컴

퓨  기술들과 모든 사용자들에 걸쳐 이들 사용자의 

행동을 설명 할 수 있는 일반 인 정보기술 수용의 

결정요인들을 제공하는 것이다”(Davis et al., 1989)

라고 언 하 다. Davis(1989)가 제시한 기술수용모

형은 모형의 간명성과 다양한 기술들에 한 보편성

(universality) 때문에 개인의 정보기술 수용과 련된 

후속 연구들을 양산하는데 기여하 다.

한편 조직의 정보기술 수용에 한 연구들은 

부분 Rogers(1995)가 제시한 신확산이론(Dif-

fusion of Innovations, DOI)과 Tornatzky et al.(1990)

에 의하여 제시된 TOE(Technology,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임워크에 근간하고 있다

(Oliveira and Martins, 2011). 신확산이론은 신제

품 수요의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신 인 기

술 수용과 련하여 신의 속성, 확산(diffusion)의 

요소, 신수용(adoption)의 과정, 수용자(adoptors)

의 비율과 조직에서 신 로세스 모형(the Inno-

vation Process in Organizations) 등과 련한 포

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신확산이론에서 제시된 

조직에서 신 로세스모형에 따르면 신은 개

인 (리더) 특성, 내부 조직 구조  특성, 그리고 

조직의 외부 특성과 련이 있으며, 개인  특성은 

변화에 한 리더의 태도, 조직 구조의 내부 특성

은 권력과 앙 집 화, 복잡성, 공식화, 상호 연

성, 조직슬랙  규모 등이 있으며, 외부 조직의 

특성은 시스템 개방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제

시되고 있다(Rogers, 1995).

TOE 임워크는 조직이 기술 신이 채택되

고 구 되는 로세스에 향을 미치는 역으

로 기술  역, 조직  역 그리고 외부환경  

역의 3가지 역의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Tornatzky et al., 1990). 첫째, 기술  역은 조직

과 련된 내부  외부의 모든 기술로서 회사 내

부의 재 행  장비뿐만 아니라 회사 외부의 

사용 가능한 기술들을 포함하며, 둘째, 조직  

역은 사업범 , 규모  리 구조와 같은 조직에 

한 특성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환경  역은 

조직이 산업, 경쟁자  정부와의 거래를 통해 사

업을 수행하는 환경  특성에 한 분야를 의미한

다. 기술 신을 설명하기 해 처음 제시된 TOE 

임 워크는 조직에서의 정보기술  정보시스

템 수용 연구들에 용되었고, 이후 다양한 유형

의 신수용 연구에서 분석을 한 유용한 임

워크로 활용되어 왔다. TOE 임워크는 견고한 

이론  토 와지속 인 실증  검증, 그리고 정보

시스템 신 역에 한 용에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세 가지 역에서 제시된 요인들

은 연구 역이나 상 기술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Oliveira and Martins, 2011).

상기의 신확산이론과 TOE 임워크에 근

거하여 조직의 정보기술 수용을 분석하기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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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양한 모형들이 제시되어 왔다. Thong(1999)은 소

기업에서의 정보시스템 수용을 제시하는 연구에

서 CEO의 특성, 정보시스템의 특성, 조직의 특성, 

환경  특성 차원의 요인들을 제시하고 실증 인 

분석을 수행하 고, Iacovou et al.(1995)은 기업의 

EDI 도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에서 지각된 이익. 조직의 비성, 외부압력의 3가

지 차원의 요인들은 제시하고 분석을 하 다. Kuan 

and Chau(2001)는 소기업에서 EDI 수용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에서 Iacovou et al.(1995)이 제시한 

향요인이 TOE 임의 구성요소와 유사 을 

발견하고 기술  이 , 조직요인, 환경요인들로 구

성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실증 으로 분석하

다. Oliveira and Martins(2010)는 기업의 e-비즈니스 

수용을 탐색하는 연구에 지각된 이익, 기술  조

직 비, 환경  외부 압력의 3가지 차원의 요인들

을 제시하고 실증 인 분석을 수행하 다.

한편 최근 마  도구로서 SNS 수용과 련된 

제한 인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김종환 등(2013)

은 소수출기업의 SNS 마  활용동기와 련

한 연구에서 기업의 내․외부환경 요인들인 마

비용 감, 풍부한 수출경험 그리고 SNS 마  

인력이 SNS 마  수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 다. 한 Siamagka et al.(2015)은 B2B 조

직에서의 소셜미디어 수용의 결정요인을 제시하

는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조직  신성이 핵

심요인 임을 발견하 다.

Ⅲ. 연구모형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농업경 체가 비록 조직이기는 하나 

개인 는 소규모의 조직이고 농업경 인에 경

활동이 의존 인 경향이 크므로 본 연구모형을 설

정하는데 있어서 Davis(1989)가 제시한 개인의 기

술수용모형(TAM)과 조직에서의 정보기술 수용

모형들을 결합한 형태의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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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첫째, 기술수용모형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기술특성 차원으로 둘째, Thong(1999)이 제시한 

모형에서 소기업에서의 경 자 특성을 반 한 

변수들을 경 자 특성 차원으로 셋째, TOE 

임워크와 Iacovou et al.(1995)의 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각기 기술과 조직의 비 차원과 환경 

 외부압력 차원의 변수들로 설정하여 연구모형

을 구성하고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 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기술특성 차원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

이성, 경 자 특성 차원의 경 자 신성과 경

자 IT 역량, 기술과 조직의 비 차원의 재정  

능력, 기술  역량, 인 자원 역량, 그리고 환경 

 외부압력 차원의 정부의 지원  인터넷 환경

변화가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의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모형화되어 있다. 

3.2 가설설정

개인의 정보기술에 수용에 을 맞춘 기술수

용모형의 특성상 Davis(1989)의 TAM의 핵심변수

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조직의 

정보기술 수용 연구에서는 거의 사용되어오지 않

았다. 그러나 이 두 변수는 다양한 정보기술에서 

개인의 사용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검증되어 왔다(Adams et al., 1992; Hendrickson et 

al., 1993; Segars and Grover, 1993; Szajna, 1996). 

한 기술수용모형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

용용이성 변수와 유사 변수로 간주되어 온 Rogers

(1995)의 신확산이론의 상  이 (relative ad-

vantage)과 복잡성(complexity)은 조직에서의 정보

기술 수용에 있어서 기술  특성의 변수들로서 기

존 연구들에서 빈번하게 활용되어왔다(Chong et 

al., 2009; Low et al., 2011; Thong, 1999; Wang et 

al., 2010). 비록 농업경 체가 조직이기는 하나 매

우 소규모 조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농업인 1인

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어 개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형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한다. 

H1: 지각된 유용성은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H2: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부분의 농업경 체는 소규모 조직 형태의 

소기업으로 과거 소기업 연구에서 경 자는 기

업의 주요한 의사결정과 련한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Thong, 1999). 

한 경 자가 비즈니스의 반 인 경  스타일을 

결정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경 자의 특성은 소

기업의 신 인 변화를 결정하는 데 요한 요인

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 자 신성은 경 자가 

새로운 경 기법이나 기술을 극 으로 받아들

여 조직을 변화 시키려는 정도로 정보시스템 수용

과 같은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Thong, 1999). 한편 경 자 

IT 역량은 경 자의 정보기술 활용 지식  이

에 한 이해와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술 활용 능

력 수 을 의미한다. 최 은, 임일(2009)에 따르면 

기업들이 기술이나 시스템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그에 필요한 기능이나 지식에 한 장애는 그 기

술 사용을 감소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으로 주장

하고 있으며, Thong(1999)은 경 자가 특정 정보

시스템에 한 이 에 하여 교육을 받았으면 그 

기술에 한 수용이 높다고 하 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농업경 체에서의 경 자의 특성은 그들 

조직이 온라인 직거래 마  활용과 같은 변화를 

수용하는데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된다.

H3: 경 자 신성은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H4: 경 자 IT 역량은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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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 임워크의 기술  역과 조직  역

을 근간으로 설정된 기술과 조직의 비 차원은 

온라인 직거래 마 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농업

경 체의 기술 , 인 , 재정  비 상태를 의미

한다. 기존 조직의 정보기술 수용 연구에서 재정  

비용과 기술  역량은 소규모 조직에서 정보시스

템 도입에 향을 미치는 가장 요한 요인들로 

제시되고 있다(Iacovou, 1995; Kuan and Chau, 2001; 

Ramdani, 2009). 재정  능력은 조직이 새로운 기술

이나 차를 도입하고 운 하는데 투자되는 비용

은 감당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러한 재정  능력은 

정보시스템과 같은 규모 투자가 발생하는 경우

에 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기술  역량은 조직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조직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련 제반 기술들로 

조직의 잘 갖추어진 기술기반은 신 로세스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정 으로 작용한다

(최 은, 임일, 2009). 따라서 재정  능력과 기술  

역량과 련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한다. 

H5: 재정  능력은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H6: 기술  역량은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비록 조직의 정보기술 수용 연구들에서 인 자

원의 역량이 직 으로 정보기술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어오지는 않았지만 다수

의 연구에서 조직의 규모는 기술 수용에 향을 

미는 것으로 제시되어 왔다(Thong, 1999; Pan and 

Jang, 2008; Zhu et al., 2003). 조직의 규모가 다양한 

항목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나, 조직의 인 자원은 

조직 규모를 표하는 항목으로 설정되어 왔다. 

따라서 인 자원 역량과 련한 가설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H7: 인 자원 역량은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다수의 조직의 정보기술에 수용 연구들에서 환

경  외부압력 차원의 주요 요인으로 경쟁 압력이

나 거래 트 의 압력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Kuan 

and Chau, 2001; Low et al., 2011; Thong, 1999), 본 

연구에서 농업경 체가 정부의 정책  지원과 의

존 이고 온라인 직거래 마 의 근간 기술인 인

터넷이 모든 산업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인터넷 환경변화를 환경  

외부압력 차원의 요 요인들로 제시한다. 정부의 

지원은 기업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  활용하

는 과정에서의 행․재정 인 지원을 의미하며, 기

존 연구들에 따르면 정부는 소기업에서 특정 정

보기술을 수용하는데 주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제시되고 있다(Kuan and Chau, 2001). 환경변화는 

경 에 있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비즈

니스 필요성에 한 의지 정도로 정의된다. 비록 

기존의 조직의 정보기술 수용 연구들에서 인터넷 

환경과 같이 산업 내 기술환경의 변화가 주요한 

향요인으로 제시되어오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인

터넷을 근간으로 한 온라인 비즈니스는 시 인 

흐름이고 농업에 있어서도 피할 수 없는 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제시한다.

H8: 정부의 지원은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H9: 인터넷 환경변화는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Ⅳ. 연구방법론

본 연구의 설문조사  통계분석은 클라우드 

사회과학연구 자동화(Social Science Research Automation, 

SSRA) 사이트(ssra.or.kr)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SSRA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설문지 작성을 도와주고, 웹과 모바일을 이용한 

자료수집을 지원하며, 수집된 자료에 한 통계처

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연구 생산성을 향상시

키고, 자료변환  통계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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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인원 백분율

성별

남자 164 78.5

여자 45 21.5

합계 209 100.0

연령

20~24세 3 1.4

25~29세 10 4.8

30~34세 9 4.3

35~39세 22 10.5

40~44세 32 15.3

45~49세 45 21.5

50세 이상 88 42.1

합계 209 100.0

학력

고졸 미만 1 0.5

고졸 22 10.5

학재학 10 4.8

학졸업 130 62.2

학원 이상 46 22.0

합계 209 100.0

연간소득 

3천만 원 이하 36 17.2

3천만~5천만 원 31 14.8

5천만~1억 원 50 23.9

1억~3억 원 29 13.9

3억~5억 원 21 10.0

5억~10억 원 12 5.7

10억 원 이상 30 14.4

합계 209 100.0

종업원 수

3명 이하 97 46.4

4~6명 41 19.6

7~10명 20 9.6

10~15명 15 7.2

15~20명 7 3.3

20명 이상 29 13.9

합계 209 100.0

직무

경 자 116 55.5

리자 66 31.6

생산자 27 12.9

합계 209 100.0

<표 1> 일반 황

오류를 제거하며, 연구수행 과정에 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철호, 2015).

4.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한국벤처농업 학의 농

업경 인들과 농정보교류 련 네이버 밴드 회

원들을 상으로 SSRA에서 제공하는 웹과 모바

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17년 4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해 총 209부의 유효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은 남성이 164명(78.5%)이고 여성이 45명(21.5%)

이며, 연령 는 20 가 13명(6.2%), 30 가 31명

(14.8%), 40 가 77명(36.8%) 그리고 50세 이상이 

88명(42.1%)으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

다. 학력은 학졸업이 130명(62.2%)으로 다수를 

차지하 고, 연간소득은 5천만～1억 원이 23.9% 

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표본 특성의 

상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4.2 측정지표 개발

본 연구는 개념들에 한 조작  정의를 바탕으

로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개념들을 측정하기 하

여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신뢰도와 타당

도가 확보된 지표들을 기본으로 하여 측정지표들

을 수정․개발하 다. 우선 기술수용모형의 변수

들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한 

측정지표들은 Davis(1989)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

표들은 수정․보완하 고 경 자 신성과 경

자 IT 역량에 한 측정지표들은 Thong(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들을 기술과 조직의 비 차

원과 변수들인 재정  능력, 기술  역량, 인 자

원 역량과 정부의 지원 인터넷 환경변화의 지표들

은 Iacovou et al.(1995), Kuan and Chau(2001) 그리

고 Oliveira and Martins(2010)의 연구들에 사용된 

지표들을 근간으로 수정․개발되었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세부 인 측정지표 항목들은 <부록>에 

나타나 있다.

Ⅴ.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측정지표들에 한 신뢰도  

타당도 분석, 연구모형에 한 가설검증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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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항목수 클론바흐 알 계수 합성신뢰도 값 평균분산추출 값

지각된 유용성 4 0.819 0.881 0.647

지각된 사용용이성 4 0.867 0.910 0.714

경 자 신성 2 0.902 0.953 0.910

경 자 IT 역량 3 0.862 0.916 0.774

재정  능력 2 0.866 0.937 0.882

기술  역량 2 0.891 0.948 0.901

인 자원 역량 2 0.910 0.957 0.917

정부의 지원 2 0.897 0.951 0.906

인터넷 환경변화 3 0.840 0.904 0.757

수용의도 2 0.942 0.972 0.945

<표 2> 신뢰도 분석결과

PLS(Partial Least Squares) 방식의 구조방정식모델

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이 사용되었

으며, PLS 구조방정식모델링을 지원하기 하여 

오  소스 소 트웨어 R의 패키지인 plspm 패키

지(Sanchez et al., 2013)가 이용되었다.

PLS 방식은 기존의 공분산기반의 구조방정식

모델링(covariance-based SEM, CB-SEM)과 비교하

여 표본의 크기나 잔차분포에 한 요구사항에 덜 

엄격하여 탐색 인 연구(Chin, 1998)나 복잡한 모

형을 분석하는데 유리하며(Pavlou et al., 2006), 특

히 비정규 분포를 이루는 자료들에 한 개념들을 

포함하는 연구모형 분석에 유리한 것(Henseler and 

Sarstedt, 2013)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가 탐색

인 특성을 가지고 연구모형이 다소 많은 변수들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을 하여 

PLS 구조방정식모델링 방식을 채택하 다. 

5.1 신뢰도  타당도

본 연구에서 측정지표들에 한 신뢰도 평가는 

개념(construct)들의 클론바흐 알 계수와 합성신

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값을 기 으로 평

가하 다.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클론바흐 

알 계수는 통산 인 기 인 0.70을 훨씬 상 하

는 값들을 보여주고 있고, 합성신뢰도 값 역시 수

용기 인 0.70(Bagozzi and Yi, 1988)을 상 하여 

모든 개념들에 한 측정지표들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연구모형의 개념들에 한 타당도 검증을 하

여 확인  요인분석을 근간으로 집 타당도와 

별타당도 평가가 시행되었다. 집 타당도의 평가

는 측정지표들의 유의성과 개념들의 평균분산추

출 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의 검토로 

이루어진다. 즉, 측정지표의 추정치가 유의 (t값 

>1.96)이고(Gefen and Straub, 2005) 평균분산추출 

값이 0.50 이상 이라면 집 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Fornell and Larcker, 1981; Hair et al., 2013). 

<표 3>에 보이듯이 측정지표 추정치의 모든 t값들

이 1.96 이상(최하 6.84)을 나타내고 있고, <표 2>

의 모든 개념들의 평균분산추출 값이 0.5 이상으

로 나타나고 있어 모든 개념들의 집 타당도가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별타당도는 상이한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에

는 동일한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측정값들 

간에는 차이가나타나야 한다는 것으로 PLS를 이

용한 구조 방정식모델링에서는 첫째, 측정지표들

이 확인  요인분석에서 다른 개념들보다 그들이 

측정하는 요인에 보다 뚜렷하게 높게 재되고 있

고, 둘째 한 개념의 평균분산추출 제곱근(Square 

Root of AVE) 값이 그 개념과 다른 개념들 간의 

상 계수 값들보다 높을 때 별 타당도가 있다고 

본다(Gefen and Straub,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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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표 PU PEOU MIN MIT OC OT OH GS IE AB t-값

a1 0.84 0.25 0.23 0.24 0.17 0.11 0.16 0.19 0.47 0.48 28.83
a2 0.86 0.40 0.32 0.27 0.25 0.24 0.24 0.29 0.43 0.48 30.99

a3 0.74 0.38 0.29 0.27 0.26 0.26 0.28 0.24 0.35 0.34 14.31

a4 0.78 0.43 0.41 0.36 0.25 0.26 0.32 0.32 0.39 0.36 21.3
a5 0.37 0.81 0.32 0.36 0.35 0.37 0.35 0.36 0.21 0.24 15.6

a6 0.39 0.82 0.47 0.45 0.47 0.48 0.46 0.46 0.11 0.18 15.81

a7 0.34 0.88 0.51 0.48 0.51 0.58 0.47 0.33 0.17 0.21 30.51
a8 0.39 0.87 0.55 0.51 0.43 0.57 0.49 0.41 0.20 0.24 28.59

a9 0.37 0.55 0.95 0.74 0.41 0.50 0.55 0.46 0.27 0.31 81.44

a10 0.35 0.50 0.96 0.77 0.38 0.46 0.51 0.46 0.29 0.34 106.89
a11 0.27 0.55 0.77 0.88 0.49 0.54 0.60 0.44 0.22 0.27 27.22

a12 0.27 0.48 0.73 0.87 0.46 0.48 0.58 0.49 0.25 0.29 26.88

a13 0.35 0.41 0.64 0.89 0.38 0.41 0.46 0.34 0.40 0.47 36.36
a14 0.23 0.48 0.42 0.49 0.95 0.68 0.53 0.38 0.19 0.16 6.84

a15 0.31 0.49 0.35 0.42 0.93 0.65 0.47 0.36 0.17 0.15 8.27

a16 0.20 0.53 0.44 0.47 0.67 0.95 0.65 0.41 0.12 0.22 40.07
a17 0.29 0.59 0.50 0.52 0.67 0.95 0.70 0.41 0.18 0.24 60.65

a18 0.31 0.52 0.56 0.59 0.52 0.69 0.95 0.56 0.21 0.30 73.59

a19 0.27 0.48 0.50 0.56 0.50 0.68 0.96 0.56 0.29 0.35 133.5
a20 0.33 0.44 0.46 0.43 0.38 0.42 0.58 0.95 0.29 0.31 73.17

a21 0.27 0.43 0.45 0.45 0.38 0.41 0.54 0.95 0.36 0.32 88.9

a22 0.45 0.16 0.18 0.21 0.10 0.13 0.18 0.18 0.85 0.55 21.85
a23 0.41 0.22 0.34 0.41 0.25 0.19 0.35 0.40 0.86 0.59 33.73

a24 0.47 0.17 0.24 0.30 0.15 0.11 0.17 0.31 0.90 0.67 49.51

a25 0.51 0.25 0.32 0.42 0.16 0.22 0.33 0.34 0.67 0.97 133.77
a26 0.51 0.26 0.34 0.39 0.16 0.25 0.33 0.30 0.68 0.97 137.48

* : 최 값.
PU: 지각된 유용성, PEOU: 지각된 사용용이성, MIN: 경 자 신성, MIT: 경 자 IT 역량, OC: 재정  능력, 
OT: 기술  역량, OH: 인 자원 역량, GS: 정부의 지원, IE: 인터넷 환경변화, AB: 수용의도

<표 3> 확인  요인분석 결과

개념 PU PEOU MIN MIT OC OT OH GS IE AB

PU (0.8)

PEOU 0.44 (0.85)

MIN 0.38 0.55 (0.95)

MIT 0.35 0.53 0.79 (0.88)

OC 0.28 0.52 0.41 0.49 (0.94)

OT 0.26 0.59 0.50 0.52 0.71 (0.95)

OH 0.30 0.52 0.55 0.6 0.53 0.71 (0.96)

GS 0.32 0.46 0.48 0.46 0.4 0.43 0.58 (0.95)

IE 0.51 0.21 0.29 0.35 0.19 0.16 0.27 0.34 (0.87)

AB 0.52 0.26 0.34 0.42 0.17 0.24 0.34 0.33 0.70 (0.97)

평균 5.55 4.20 4.29 4.14 3.82 3.78 3.67 4.14 5.68 5.54

표 편차 1.18 1.35 1.64 1.38 1.41 1.49 1.53 1.40 1.20 1.36

* (  ):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Square Root of AVE).

<표 4> 평균분산추출 값을 이용한 별타당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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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모형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측정지표들

은 다른 개념들보다 그들이 측정하는 요인에 뚜렷

하게 높게 재되어 있다. <표 4>는 평균분산추출 

값의 제곱근과 개념들 간의 상 계 값들이다. 

<표 4>에서 보면 모든 개념의 평균분산추출 제곱

근 값들이 그 개념과 다른 개념들 간의 상 계수

의 값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별 

타당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2 가설검증

집 타당도, 별타당도 그리고 신뢰도의 검증

을 완료한 측정지표들을 가지고 연구모형에 한 

가설 검증을 실시하 다. 가설 검증을 하여 본 

연구모형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구성하여 실행

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으며, 세부 인 가설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설검증 결과는 <표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H1. “지각된 유용성은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그리고 H9. “인터넷 환경변화는 수

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2개의 

가설들은 경로계수들이 0.01 수 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내고(p값 < 0.01) 있어 채택되었다. 한 

H4. “경 자 IT 역량은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경로계수들이 0.05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p값 < 0.05)있어 

역시 채택되었다. 그러나 H2. “지각된 사용용이성

은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H3. 

“경 자 신성은 수용의도에 정 인(+) 향

을 미친다.”, H6. “기술  역량은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H7. “인 자원 역량은 수

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H8. “정부

의 지원은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

다.”는 가설들은 경로계수가 0.05 수 에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비록 통계

으로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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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부호 경로계수 t값 p값 결과

H1. 지각된 유용성 → 수용의도 (+) 0.217 3.402 0.000 채택

H2. 지각된 사용용이성 → 수용의도 (+) -0.038 -0.497 0.310 기각

H3. 경 자 신성 → 수용의도 (+) -0.078 -0.672 0.251 기각

H4. 경 자 IT 역량 → 수용의도 (+) 0.214 1.924 0.028 채택

H5. 재정  능력 → 수용의도 (+) -0.175 -2.047 0.021 기각

H6. 기술  역량 → 수용의도 (+) 0.116 1.378 0.085 기각

H7. 인 자원 역량 → 수용의도 (+) 0.073 0.821 0.206 기각

H8. 정부의 지원 → 수용의도 (+) 0.013 0.194 0.423 기각

H9. 인터넷 환경변화 → 수용의도 (+) 0.531 7.519 0.000 채택

* 수용의도 R2: 0.565.

<표 5> 가설검정 결과

H5. “재정  능력은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설정 방향과는 반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각되었다.

한편, 56.5%의 수용의도의 변량(R
2
 = 0.565)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경 자 신

성, 경 자 IT 역량, 재정  능력, 기술  역량, 인

자원 역량, 정부의 지원, 인터넷 환경변화에 의

하여 설명되었다.

Ⅵ. 논 의

본 연구의 가설들에 한 검증결과 기술특성 

차원의 지각된 유용성, 경 자 특성 차원의 경

자 IT 역량, 그리고 환경  외부압력 차원의 인터

넷 환경변화가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의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지각된 

사용용이성, 경 자 신성, 재정  능력, 기술  

역량, 인 자원 역량, 정부의 지원은 수용의도에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들이 기각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하여 토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수용모형을 근간으로 한 기술특

성 차원의 지각된 유용성은 B2B 조직에서의 소셜

미디어 수용의 결정요인은 제시하는 Siamagka et 

al.(2015) 연구에서나 기존의 조직의 정보기술 수

용 연구들에서의 유사 개념들인 상  이 이나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와 같이 본 연구 역

인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에 있어서도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Iacovou et al., 

1995; Zhu et al., 2006). 그러나 지각된 사용용이성

은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의도에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조직의 정보기술 

수용에 미치는 기술  특성의 요인으로 주로 제시

되어온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유사 개념인 복잡성

은 그 기술사용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연구 상인 온라인 직거래 마 의 경우 근간 기

술인 인터넷, SNS, 블로그, 밴드 등은 오늘날 일반

인들에게도 보편 인 기술로서 그 기술사용에 

한 어려움에 큰 문제가 없고 이러한 이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에 있어서 지각된 사용용이성

이 향이 없는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경 자 특성 차원의 분석결과 경 자 

신성은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의도에 직

인 향이 없으나, 경 자 IT 역량은 수용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Thong, 1999)에서 소규모 조직에서 정보시스

템 도입에 있어서 경 자의 신성은 경 자 IT 

역량과 더불어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그러

나 본 연구 결과 경 자 신성은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의도에 직 인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직거래 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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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신 인 변화가 요구되는 신 경 기법이

라기 보다는 정보기술에 한 이해이나 활용 지식

이 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셋째, 비록 김종환 등(2013)의 연구에서 SNS 마

 인력이 SNS 마  수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본 연구의 조직 

비성 차원의 재정  능력, 기술  역량 그리고 인

자원 역량의 변수들은 모두 농업경 체의 온라

인 직거래 마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이 없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직

거래 마 은 비용이나 기술/인 자원 인 측면

에서 부담되는 경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조직인 농업경 체도 이를 감당하는데 문제가 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재정  능력

의 경우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의도에 부정

인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경

체가 재정 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자체 으로 수

행하는 온라인 직거래 마  보다는 좀 더 극

인 유통경로나 비용을 수반하는 마  활동을 

고려하는 것이 원인일 것으로 추론된다.

마지막으로 환경  외부압력 차원의 인터넷 

환경변화에 한 인지는 농업경 체가 온라인 직

거래 마 을 수용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농업이 인터넷을 

포함한 첨단 정보기술 활용에는 다소 낮은 수 의 

산업이라는 인식이 최근 4차 산업 명의 도래와 

정보기술을 근간으로 한 스마트 팜의 출 으로 농

업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비즈니스

가 피할 수 없는 실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농업경

체의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에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정부가 온라

인 비즈니스를 하여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지원

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은 이러한 지원을 실감하

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이유로 온라인 직거래 마 은 조직의 

비성 차원에서 분석되었듯이 기술  재정  

비성이 높지 않은 분야라 정부의 지원이 실하지 

않은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Ⅶ. 결론  시사

본 연구는 농업경 체의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에 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지각

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경 자 신성, 경

자 IT 역량, 재정  능력, 기술  역량, 인 자원 

역량, 정부의 지원, 인터넷 환경변화가 수용의도

에 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

방정식모델링을 통해 연구모형을 실증 으로 분

석하 다. 연구결과 지각된 유용성, 경 자 IT 역

량, 인터넷 환경변화는 수용의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사용용이성, 경

자 신성, 재정  능력, 기술  역량, 인 자원 

역량, 정부의 지원은 수용의도에 향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7.1 시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  의의가 있다. 

재까지 조직에서 정보기술  정보시스템, 신 

기법 도입과 련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

만, 온라인 직거래 마 과 같은 정보기술과 비

즈니스를 결합한 신 기법을 다룬 연구들은 상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보기술 수용모형 연구들에 한 폭넓은 문헌검

토를 통해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 으로 

검증해 보았다는 측면에서 학문  의의가 있다. 

한 기존의 조직에서의 정보기술 수용모형들이 

TOE 임워크이나 조직의 신확산이론에 근

간을 두고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는 농업경 체가 

개인특성을 포함한다는 에서 개인의 기술수용

모형을 결합한 정보기술 수용을 한 임워크

를 제시한 도 본 연구의 이론  기여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 역에서 

온라인 직거래 마 과 같은 새로운 신기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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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수용을 분석하는 후속연구들에서 연구모

형을 개발하기 한 근간이론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실무 인 차원에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경 체의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을 높이

기 한 시사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

업경 체에서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에 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인터넷 환경변화와 지각된 

유용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은 농업에 있어서

도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온라인 비즈니스가 

이면서 한편 기회 요인이란 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부를 비롯한 련기 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한 기술 인 교육은 물론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의 

장 을 부각시키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 자의 IT 역량 역시 온라인 직거래 마  

수용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경 체의 경 자들을 상으

로 정보기술에 한 인식제고 교육  정보화로 

경 성과에 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 

7.2 연구의 한계

본 연구결과가 이론  실무자를 한 의미 있

는 시사 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과 제약사항들이 있다. 첫째, 본 연구

의 실증분석을 한 표본 수가 다소 은 을 들 

수 있다. 향후 연구는 보다 많은 표본 수 확보를 

통하여 보다 공신력 있는 실증결과를 제시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모형 개념들의 상 계 값

들이 기존 연구들에 비하여 상 으로 높게 나타

났다. 특히 경 자 신성과 경 자 IT 역량, 재정

 능력과 기술  능력 간의 상 계 값들이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경 체가 매우 

작은 소규모 조직이란 특성이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즉, 농업경 체와 같은 소규모 

조직에서는 경 자는 여러 가지 능력을 겸비해야 

때문에 경 자의 능력을 측정하는 경 자 신성

과 경 자 IT 역량은 매우 높은 상 계를 가졌

을 것으로 보이고 한 소규모 조직에서 재정  

능력은 이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기술  능력과도 

높은 상 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다른 

원인은 자료 수집 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발생했을 가능성이다. 설문 응답자들이 

답변의 일 성 유지나, 사회  바람직성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 개념들의 상 계 값들이 높게 나

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좀 더 정

확한 분석을 하여 개념들 간의 계에 한 연

구들이 필요하며, 아울러 면 한 연구 설계  자

료 수집을 통하여 측정의 타당도를 높이기 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온라

인 직거래 마  수용의도 개념에 한 측정지표

들은 이미 온라인 직거래 마 을 시행하는 농업

경 체의 응답자들에게 다소 혼란은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연구는 수용의도 개념

에 한 의미가 응답자들에게 명확하게 달될 수 

있도록 측정지표들은 설계․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농업경 체의 횡단조사 연

구를 수행하 다. 종단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하여 설문조사 기법을 이

용하 다. 향후에는 농업경 체들을 상으로 한 

심층면 (in-depth interview) 기법을 병행하여 연

구를 수행한다면 학문 인 기여도뿐만 아니라 

실 으로도 보다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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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측정지표

지각된 유용성(PU)

a1 온라인 직거래 마 은 매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a2 온라인 직거래 마 은 수익을 증가시킬 것이다. 

a3 온라인 직거래 마 은 비용을 감할 것이다. 

a4 온라인 직거래 마 은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다. 

지각된 사용용이성(PEOU)

a5 온라인 직거래 마 을 한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나 네이버 밴드와 같은 컴퓨터 활용기술을 배우는 것은 

쉽다. 

a6 온라인 직거래 마 을 하기 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a7 온라인 직거래 마 을 익숙하게 수행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a8 나는 온라인 직거래 마 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 자 신성(MIN)

a9 우리 농업 경 체의 경 자들은 신 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a10 우리 농업 경 체의 경 자들은 새로운 경 기법들을 극 으로 받아드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경 자 IT 역량(MIT)

a11 우리 농업 경 체의 경 자들은 컴퓨터 활용기술에 하여 비교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12 우리 농업 경 체의 경 자들을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한다. 

a13 우리 농업 경 체의 경 자들을 기회가 주워지면 정보화 교육(컴퓨터 활용기술)을 받으려고 한다. 

재정  능력(OC)

a14 우리 농업 경 체는 온라인 직거래 마 을 도입하는데 재정 인 어려움은 없다. 

a15 우리 농업경 체에게 온라인 직거래 마  도입 비용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기술  역량(OT)

a16 우리 농업경 체가 온라인 직거래 마 을 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a17 우리 농업경 체가 온라인 직거래 마 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인 자원 역량(OH)

a18 우리 농업경 체는 온라인 직거래 마 과 같은 신규 경 기법을 수행할 수 있는 인 자원을 가지고 있다. 

a19 우리 농업경 체는 온라인 직거래 마 을 한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 자원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GS)

a20 정부는 농업경 체의 온라인 직거래 마  도입을 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a21 정부는 농업경 체들을 하여 다양한 농업정보화를 한 지원을 한다. 

인터넷 환경변화(IE)

a22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비즈니스는 시 인 흐름이다. 

a23 농업에 있어서도 인터넷  첨단 컴퓨터기술에 한 활용이 극 으로 논의되고 있다. 

a24 오늘날 온라인을 이용한 마 (상거래 포함)는 필수 인 경  활동이다. 

수용의도(AB)

a25 우리 농업경 체는 조만간 온라인 직거래 마 을 도입하겠다. 

a26 우리 농업경 체는 온라인 직거래 마 을 극 으로 활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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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acceptance of online direct marketing in agricultural 

companies.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research model based on the individual’s tech-

nology acceptance model (TAM) and the information technology adoption models in organizations. 

These models have four dimensions: 1) technology characteristics, which includ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of TAM 2) CEO characteristics, which including the innovativeness and IT 

capability of CEOs; 3) organizational readiness, which include financial, technological, and human re-

sources capabilities and 4) environment and external pressure, which include government support and 

changes to the Internet environment. These concepts were empirically tested. 

A total of 209 vali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rough the applic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show 

that perceived usefulness, IT capability of CEOs, and changes to the Internet environment have sig-

nificant effects on the adoption intention of online direct marketing. However, perceived ease of use, 

CEO innovativeness, government support, and the variables of organizational readiness dimension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adoption intention.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adop-

tion of online direct marketing in agricultural companies.

Keywords: Agricultural Companies, Online Direct Marketing,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OE 

Framewor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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