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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설 프로젝트는 불완전한 생산환경으로 인해 많은 건설실패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 현장에서 

건설 기간 동안 ICT 자원을 임대하여 활용하고, 물리적인 유선 통신망 대신 스마트 폰, 테블릿 PC, 노트북 

등 Mobile Device를 활용하는 Mobile Cloud Computing Service(이하 M-Cloud)를 도입할 경우 M-Cloud가 

갖고 있는 신속정확성, 공유협업성, 편재성 등의 특성들이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망에 영향을 주어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및 융합을 촉진하고, 상호 신뢰증진과 

함께 궁극적으로 프로젝트 기대성과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 중심어 : M-Cloud, Mobile Cloud Computing Service, 사회적 자본, 건설산업, 정보교환 및 융합, 기대성과

Abstract

Construction projects have experienced many failures due to incomplete production environment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se ICT resources leased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at the construction site and to introduce 
the Mobile Cloud Computing Service, which utilizes Cloud Computing Service and mobile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tablet PCs, and notebooks instead of physically wired communication networks. The characteristics of Mobile Cloud, 
such as rapid accuracy, shared collaboration, and ubiquity, will affect the social network among various construction 
site participants. we conducted empirical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Mobile Cloud to promote information exchange 
and convergence among the participants and mutual trust, ultimately improving the project performance.

■ Keyword : M-Cloud, Mobile Cloud Computing Service, Social Capital, Construction Industry,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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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설 현장에

서 Cloud Computing Service를 도입하고, 물리적

인 유선 통신망 신 스마트 폰, 테블릿 PC, 노

트북 등 Mobile Device를 활용하는 M-Cloud를 

도입하여 건설현장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프로

젝트에 참여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원활

한 정보 교환과 획득을 지원할 경우 건설 프로

젝트의 기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M-Cloud와 프로젝트 기 성과와의 관계에서 건

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 간

의 사회적인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때 프로젝트 참여주체들간의 사회적 자본은 어

떤 역할을 하는지 등에 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M-Cloud 특성이 정보융합

과 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먼저 M-Cloud가 건설산업에서 유용한 성과향상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둘째, 

M-Cloud 특성들이 프로젝트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생산주체들 간의 사회적 자본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며, 셋째, 사회적 

자본은 M-Cloud와 성과향상과의 관계에서 어떠

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

를 통하여 M-Cloud와 이를 이용한 프로젝트 참

여주체들의 사회적 자본과 M-Cloud를 도입하여 

활용할 때 기 한 결과로써 정보융합 및 성과향

상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서론, 이론적 고찰, 연구설계, 실증

분석, 결론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 이론적 고찰)

건설산업의 특성
(p10 – p20)

M-Cloud Computing
(p21 – p33)

Social Capital Theory
(p34 – p58)

(제Ⅲ장. 연구설계)

연구모형
(p73-74)

연구가설
(p75-76)

변수의 조작적 정의
(p77 – p83)

(제Ⅳ장. 실증분석)

- SPSS-18, Amos-18
(p85 – p142)

(제Ⅴ장. 결론)

(p144 – p151)
ICT와 Social Capital

(p59 – p71)

<그림 1>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2.1 건설산업의 특성

건설 프로젝트는 착공과 준공으로 공사기한

이 정해져 있고,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유일하

고 단일한 목적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마다 생산메카니즘이 다르다. 생산환경 또한 주

로 옥외의 불완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생산요소

들을 공급받아 생산하며, 본사와도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설계도면, 기술자료 등의 지원이 원활

하지 않고, 현장도 공사진척에 따라 이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강경동 등, 2012; 김원수, 

2008; 문혁 등, 2005).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는 발주자, 설계사, 감

리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및 자재⋅인력⋅장비

공급자 등 많은 생산주체들이 복잡한 다층조직

구조를 이루어 하나의 건설 목적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참여자들 간 정보유통이 어려

운 반면(강경동 등, 2012; Ahuja et al., 2010; 김

진호, 2002),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공사진척에 

따라 이동하는 공사현장에 원활한 정보통신망

을 구축하기도 어려워 설계변경, 사업비증가, 공

사기간연장 등 건설실패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Love et al., 2009; Waldron, 2006; 문혁 

등, 2005; Love, 2002; Villagarcia and Cardoso, 

1999), 건설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관

계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효과적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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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조화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나타나고 있

다(Villagarcia and Cardoso, 1999; McIntosh and 

Sloan, 2001).

최근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

자들이 ICT의 적용을 연구하여 왔지만, 건설산

업에서 ICT 적용은 타 산업에 비해 그 성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주로 직접 접촉을 통한 커뮤

니케이션, 인쇄된 도면 또는 기술자료로 정보가 

교환되고 있다. 이는 건설 프로젝트가 한시적이

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완벽한 ICT환

경을 구축하기 어렵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다양한 참여주체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프로젝트 성공에 한 비전공유가 어렵기 

때문이다(Wilkinson, 2008; Ruddock, 2006, 

Adriaanse et al., 2004; Pena-Mora and Tanaka, 

2002).

2.2 M-Cloud Computing Service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정보기

술(ICT) 자원을 준비, 활용, 관리하는 혁신수단

으로 인식되고 있다. NIST(미국표준기술연구

소)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자는 소프트웨

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필요

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

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으로 정의하면서, 클라

우드 컴퓨팅의 5가지 특징으로 On-Demand 

Service, Broad Network Access, Resource 

Pooling, Rapid Elasticity, Measured Service를, 3

가지 서비스 모델로 SaaS(Softwa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를 들었고, 4가지 배치모델로는 공

공 클라우드(Public Cloud), 사설 클라우드

(Private Cloud), 커뮤니티 클라우드(Community 

Cloud),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로 

구분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특성이 프로젝트 수

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해 프로젝트의 상호

의존성은 개인이 지각하는 프로젝트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적합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프로젝트 수행에 적합한 도구이고(우혁준 등, 

2011),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에 한 성공요인

으로 기술적, 관리적, 관계적 측면 모두 클라우

드 컴퓨팅 실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ary Garrison et al., 2012). 

최근 Web 확산, 무선인터넷, 모바일기술의 발

달로 스마트 폰, 테블릿(tablet) PC 등 모바일 기

기가 급속히 개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Web과 모바일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Cloud Computing Service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미래 IT 서비스 분야의 기본 인프라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합하는 Web으로 모든 유무선 디지

털 단말기의 연결을 지원하고, 사용자 개인의 

단말기 형태도 휴 와 이동이 가능한 UMPC 

(Ultra Mobile PC), PDA, Netbook, iPad, 스마트 

폰 등 다양한 서비스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

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이강찬, 이승윤, 

2011), 모바일 클라우드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

로 네트워크 인프라와 모바일 단말기의 보급 및 

확산, 단말기 간의 연동을 통한 N-Screen 서비스 

구현 및 데이터 이동 가능성, 모바일 단말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컴퓨팅 환경 등을 들고 있다

(이강찬, 2012).

Mobile Cloud Computing의 5가지 Key Trend

로 (1) The Mobile Cloud will accelerate the 

‘Consumerization’ of IT. (2) Risk equations are 

changing. (3) The Mobile Cloud will change how 

we work. (4) The Mobile Cloud will pave the 

way for the ‘Internet of Things (5) It’s happening 

whether you’re ready for it or not. 등을 제시하고 

있고(Jeff Vance, 2011), Cloud Computing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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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모바일 교육용 시스템, 새로운 가상사회인 

모바일커뮤니티의 출현과 이를 지원하는 모바

일 커뮤니티 클라우드 플랫폼(MCCP)이 연구되

기도 했다(Dejan Kovachev et al., 2010).

2.3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구조 속에 내재

(embedded)되어 있는 자원으로, 어떤 목적을 위

해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조직 내 부

문 간의 자원의 교환과 결합, 지식공유, 팀의 성

과, 지적 자산의 창출에 기여한다(Yang and 

Farn, 2009; Bell and Zaheer, 2007, Oh, Chung, 

and Labianca, 2004; Nahapiet and Ghoshal, 

1998).

사회적 자본은 전체사회가 공동체의식을 충

분히 발현하면서 그 안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갖

고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써(Putnam, 

1995), 이때 신뢰는 사람들간의 자발적인 협력

행위를 통해 형성되며, 사회적 자본을 구조적인 

차원, 관계적인 차원, 인지적인 차원 등 세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Nahapiet and Ghoshal, 

1998).

구조적 차원은 Network Ties, Network 

Configuration, Appropriable Organization 등으로, 

Network Ties는 행위주체들이 사회적 관계와 연

관되는 특정한 관계로 용이하고 신속하게 지식

이나 자원에 접근, 습득할 수 있다(Nahapiet and 

Ghoshal, 1998; Inkpen and Tsang, 2005). 

관계적 차원은 관계의 질적인 차원으로 신뢰, 

진실성(Trustworthiness), 호혜성, 의무 등과 같이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 있는 자산들과 관련이 

있고, 특히 신뢰의 개념을 가장 표적이고 중

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Portes, 1998).

인지적 차원은 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에 공통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Nahapiet 

and Ghoshal, 1998). 구성원들이 비전과 조직목표

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목표와 열망을 불어넣어 

조직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하고, 같은 언어와 

코드를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지식을 획득하고 창

출하는데 기여하며(박순미, 2000; 장용선, 김재구, 

2006), 다양성 추구, 실패인정, 비판에 한 개방

성 등의 규범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제품 혁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eonard-Barton, 

1995).

2.4 ICT와 사회적 자본

ICT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Web 2.0이 등장하

였다. Web 2.0은 Web 상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 집단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

며(Sharp, 2006), 공동체 감각을 향상시킨다

(Wallace, 1999). ICT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에 

해 사회적 자본이 높으면 ICT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ICT를 활용하면 가상공동체가 형

성되고 온라인 시민사회가 출현하는 등 사회적 자

본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4; René van Bavel et al.,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ICT와 사회적 자본관련 

실증연구는 거의 없고, 사회적 자본의 3가지 차

원 중에서 구조적 차원에 국한하여 논의되고 있

는 실정이다(Song Yang et al., 2009).

Ⅲ.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먼저 M-Cloud가 건설산업의 성과

향상에 유용한 성과향상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M-Cloud의 특성과 정보융합 및 

성과향상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둘째, M-Cloud

가 건설현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에 내

재되어 있는 사회적 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며, 셋째, 사회적 자본은 M-Cloud

와 성과향상과의 관계에 해 어떤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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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가를 파악하여 <그림 2>과 같은 연구모형

을 개발하였다.

편재성
(MC3)

공유협업
(MC2)

신속정확
(MC1)

정보융합
(IE)

기대성과
(PF)

상용Cloud 
이용경험

기업규모
(대·중소기업)

M-Cloud Computing 
Service의 특성

상호작용
(SC1)

비전공유
(SC2)

신뢰규범
(SC3)

프로젝트 참여자
간의 Social Capital

Ha3

Ha2

Hf1

Hb3

Hb2

Hc3

Hc2

Hd3

Hd2

Ha1
Hb1
Hc1

Hd1

Hf2

Hf3

Hg

He1

He2 He3

<그림 2>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Ha: M-Cloud 특성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 관계

- Ha1: M-Cloud의 신속정확은 상호작용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a2: M-Cloud의 공유협업은 상호작용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a3: M-Cloud의 편재성은 상호작용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b: M-Cloud 특성과 사회적 자본의 비전공유 관계

- Hb1: M-Cloud의 신속정확은 비전공유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b2: M-Cloud의 공유협업은 비전공유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b3: M-Cloud의 편재성은 비전공유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c: M-Cloud 특성과 사회적 자본의 신뢰규범 관계

- Hc1: M-Cloud의 신속정확은 신뢰규범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c2: M-Cloud의 공유협업은 신뢰규범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c3: M-Cloud의 편재성은 신뢰규범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d: M-Cloud의 특성과 정보융합과의 관계

- Hd1: M-Cloud의 신속정확은 정보융합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d2: M-Cloud의 공유협업은 정보융합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d3: M-Cloud의 편재성은 정보융합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e: 사회적 자본의 3가지 차원간의 관계

- He1: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은 비전공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e2: 사회적 자본의 비전공유는 신뢰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e3: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은 신뢰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f: 사회적 자본의 3가지 차원과 정보융합 관계

- Hf1: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은 정보융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f2: 사회적 자본의 비전공유는 정보융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f3: 사회적 자본의 신뢰규범은 정보융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g: 정보융합과 기대성과와의 관계

- Hg: 정보융합은 기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 

- M-Cloud의 신속정확성 : IT관점에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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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Cloud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기술보

다 신속 정확하다고 인지하는 정도

- M-Cloud의 공유협업성 : 조직적 측면에서 

M-Cloud를 통해 직장동료, 협력사 직원과 

정보공유, 협업지원이 용이하다고 인지하

는 정도

- M-Cloud의 편재성 : 사용환경측면에서 

M-Cloud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의 용이함 정도

매개변수의 조작적 정의

-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 : 프로젝트에 참여

한 구성원들이 상호 간에 느끼는 사회적 연

결(Network Ties) 강도

- 사회적 자본의 비전공유 : 프로젝트에 참여

한 구성원들이 프로젝트 비전 및 목표를 공

유하는 정도

- 사회적 자본의 신뢰규범 : 프로젝트에 참여

한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신뢰의 정도, 프로

젝트와 관련한 관례적인 규범을 지키려는 

정도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 정보융합 :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구성원 간 정보교환 지식창출활동 

정도

- 기 성과 :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프로젝트목표 달성정도

Ⅳ. 연구결과 및 실증분석

4.1 연구조사설계

신뢰도 높은 연구조사를 위해 설문항목에 

한 타당성과 정확한 변수 측정을 위해 국내 건

설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관리자급 간부 9명으

로부터 사전조사(Pilot-test)를 실시한 후, ICT 

전문가 5명의 검증을 거쳐 총 36문항의 설문을 

개발하였다. 

10일간 온라인 설문조사(e-mail)를 실시하였

고, 중요도에 따라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하

였다. 

수집된 설문에서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373매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00명 이

하 소기업 44%, 300∼1,000명 이하 중견기업 

21%, 1,000명 이상 기업 35%로 구성되었고, 

업종별로 발주처 10.5%, 설계감리업 40%, 종합

건설업 33%, 전문건설업 8%, 전기통신업 8.5%

였다.

상용 클라우드 이용경험이 있는 관계자는 

54%, 없는 관계자는 46%, 건설현장 사무소에서 

KMS, PMS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환경은 

21%에 불과했고, 현장사무소와 건설현장 간의 

ICT 환경은 부분 전화, 팩스, Web 하드 등 기

초적인 ICT 환경이 84.2%에 달하는 등 건설현

장의 전반적인 ICT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

었다.

구분 

독립변수

(M-Cloud) 

매개변수

(사회적자본) 

종속변수

(정보융합,

성과기 ) 직원수 
상용Cloud

사용경험 
인구통계

신속

정확성

공유

협업성
편재성

상호

작용

비전

공유

신뢰

규범

정보 

융합

기

성과

문항수 4 4 4 4 4 4 4 3 1 1 3 

<표 1> 설문구성 및 문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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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독립변수, 매개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을 이용해 타당성 및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M-Cloud의 3개 요인에 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KMO 및 Bartlett의 구형성검정 통계값 모

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전제곱합 적재값, 요

인부하량(factor loading)도 적정한 것으로 조사

되었고, 각 문항간 상관계수는 0.8 이하로 다중

공선정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매개

변수에 하여도 동일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

4.3 신뢰성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 추출된 하위요인들이 동질적인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

문항에 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0.908∼0.834 로 분석

되어 신뢰성 있는 변수들로 구성되었다고 판단

하였다.

<표 2> 변수들의 Cronbach’s Alpha값

 

4.4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에 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자료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Amos 18.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외생변수군인 M-Cloud의 신속정확, 공유

협업, 편재성에 한 Chi-square 검증, Regression 

Weights 회귀분석 t값(CR),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의 Estimate 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성과 타당도 분석에서 개념타당도의 집중타당도

는 표준화 요인적재치가 0.680∼0.899, C.R.값이 2.58

이상으로 유의하였고, 개념신뢰도(CR)가 0.972∼

0.982로 수렴타당성 또는 내적일관성이 있었으며, 

판별타당도는 분산추출지수(AVE) 값이 0.896∼
0.933로 개념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생변수군인 상호작용, 비전공유, 신뢰규범, 

정보융합, 성과기  등에 하여도 동일한 검증

과정을 거쳐 개념신뢰도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하

였다. 

전체변수군에 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경로의 CR값이 2.58 이상으로 유의확율 0.01에서 

유의하였고, Chi-square 검증에서 Probability level

이 0.000으로 유의하였으며, Regression Weights

의 모든 회귀분석의 t값(CR)이 11.658∼23.470로 

2.58이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의 Estimate 값

이 0.585∼0.899로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변수군의 신뢰성과 타당도 분석에서 개념타당

성(Construct validity)은 표준적재치가 0.595∼
0.899로 개념타당성이 확보되었고, 수렴타당성

에서 개념신뢰도(CR)가 0.973∼0.989으로, 분산

추출지수(AVE)는 0.889∼0.989로 개념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요인 사이에 구한 분산추출지수(AVE)의 

제곱근이 각 요인의 상관계수보다 크므로 두 요

인 사이에서 판별타당성이 확보되는 등 연구모

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체적으로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전체 변수군에 한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결과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4.5 가설의 검정

본 연구를 통하여 M-Cloud가 프로젝트에 참

여하는 관계자들 간의 사회적 자본과 프로젝트 

기 성과에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가에 해 Amos 18.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

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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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M-Cloud의 3가지 특성 중 M-Cloud의 

공유협업성과 편재성은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M-Cloud의 

신속정확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M-Cloud 사용자가 M-Cloud를 이용하여 신

속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

문에 굳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두번째, M-Cloud의 3가지 특성은 사회적 자

본의 인지적 차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에 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었다. 연구모형의 효과계수를 살펴보면 

M-Cloud의 공유협업성과 편재성이 사회적 자

본의 구조적 차원을 거쳐 인지적 차원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구조적 차원은 완전매개

효과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M-Cloud 사용자가 

M-Cloud의 공유협업성과 편재성을 이용하여 

먼저 직장 동료 또는 협력사 직원 등 프로젝트 

참여자 간의 접촉 및 만남, 소통 등을 통해 사회

적 관계를 구축한 후, 비전 및 목표공유 등 인지

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번째, M-Cloud의 공유협업성, 편재성은 사

회적 자본의 관계적 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반면, M-Cloud의 신속정확성은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번

째와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네번째, M-Cloud의 신속정확성, 공유협업성

은 정보의 교환 및 융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반면, 편재성은 정보의 교환 및 융합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모형의 효과계수를 살펴보면 M-Cloud의 편재성

과 정보의 교환 및 융합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변수 가설 경로 채택여부
비표준화
회귀계수

M-Cloud와
Social Capital

과의 관계

신속정확 → 상호작용 MC1 → SC1 기각

공유협업 → 상호작용 MC2 → SC1 채택 0.323**

편 재 성 → 상호작용 MC3 → SC1 채택 0.287**

신속정확 → 비전공유 MC1 → SC2 기각

공유협업 → 비전공유 MC2 → SC2 기각

편 재 성 → 비전공유 MC3 → SC2 기각

신속정확 → 신뢰규범 MC1 → SC3 기각

공유협업 → 신뢰규범 MC2 → SC3 채택 0.189**

편 재 성 → 신뢰규범 MC3 → SC3 채택 0.169**

M-Cloud와
정보교환융합

신속정확 → 정보융합 MC1→ IE 채택 0.233**

공유협업 → 정보융합 MC2 → IE 채택 0.161**

편 재 성 → 정보융합 MC3 → IE 기각

Social Capital
3개 차원간의 관계

상호작용 → 비전공유 SC1 → SC2 채택 0.535**

비전공유 → 신뢰규범 SC2 → SC3 채택 0.376**

상호작용 → 신뢰규범 SC1 → SC3 기각

Social Capital과
정보교환융합과의 관계

상호작용 → 정보융합 SC1 → IE 채택 0.172**

비전공유 → 정보융합 SC2 → IE 채택 0.256**

신뢰규범 → 정보융합 SC3 → IE 채택 0.306**

(종속1->종속2) 정보융합 → 성과기대 IE → PF 채택 0.641**

<표 3> 가설검증결과 요약

비표준화
회귀계수

P

SC1_상호작용 ← MC3_편재성 .287 ***
SC1_상호작용 ← MC2_공유협업 .323 ***
SC2_비전공유 ← SC1_상호작용 .535 ***
SC3_신뢰규범 ← MC3_편재성 .169 ***
SC3_신뢰규범 ← MC2_공유협업 .189 ***
SC3_신뢰규범 ← SC2_비전공유 .376 ***
IE_정보융합 ← MC2_공유협업 .161 .011
IE_정보융합 ← MC1_신속정확 .233 .002
IE_정보융합 ← SC1_상호작용 .172 .002
IE_정보융합 ← SC2_비전공유 .256 ***
IE_정보융합 ← SC3_신뢰규범 .306 ***
PF_성과기대 ← IE_정보융합 .641 ***

MC3
편재성

MC2
공유협업

MC1
신속정확

IE 정보융합 PF 기대성과

상용Cloud 
이용경험

기업규모
(대·중소기업)

M-Cloud Computing 
Service의특성

0.287**

SC1 
상호작용

SC2 
비전공유

SC3
신뢰규범

프로젝트참여자
간의Social Capital

0.323**

0.535**

0.169**

0.189**

0.161**

0.233**

0.172**

0.256**

0.306**

0.641**

0.376**

<그림 3> 전체 변수군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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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완전매개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M-Cloud의 편재성은 언제나, 어디

서나 이용할 수 있는 사용상의 편리함일 뿐이므

로 정보를 교환하고 융합하기 위해서는 직장동

료 또는 협력사 직원과의 소통, 의견교환, COP, 

지식활동 등 사회적 상호작용이 수반되어야 가

능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섯번째, 사회적 자본의 3가지 차원 상호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구조적 차원은 

인지적 차원에, 인지적 차원은 관계적 차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구조적 차원은 관계적 

차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Tsai and Ghoshal(1998)의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이다. 이는 Tsai and Ghoshal(1998)은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 15개의 비즈니스 

조직을 가진 형 다국적 기업을 상으로 연구

한 결과인 반면, 본인은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

여한 여러 기업의 종사자들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로 판단된다.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관계자들 간에는 구조적 차원

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적 차원인 비전

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관계적 차원인 상호간 

신뢰와 상호호혜의 관계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번째,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차원, 인지

적 차원, 관계적 차원이 정보의 교환 및 융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3가지 차원 모두 정

보의 교환 및 융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곱번째, 정보의 교환 및 융합과 프로젝트 

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보의 

교환 및 융합은 프로젝트 기 성과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6 연구모형의 효과계수

구조방정식을 이용하면 경로분석뿐 아니라 

매개변수에 의한 간접효과까지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 4>는 본 연구모형의 효과계수이다.

M-Cloud의 신속정확성은 사회적 자본에 유의

구분

M-Cloud 사회적자본
정보

융합

성과

기편재성
공유

협업

신속

정확

상호

작용

비전

공유

신뢰

규범

사

회

적

자

본

상호

작용

전체 .276 .348

직접 .276 .348

간접

비전

공유

전체 .150 .189 .544

직접 .544

간접 .150 .189

신뢰

규범

전체 .256 .322 .236 .434

직접 .191 .240 .434

간접 .065 .082 .236

정보

융합

전체 .151 .364 .197 .370 .364 .260

직접 .173 .197 .172 .251 .260

간접 .151 .191 .198 .113

성과

기

전체 .103 .249 .134 .253 .249 .177 .683

직접 .683

간접 .103 .249 .134 .253 .249 .177

<표 4> 연구모형의 효과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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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없이 정보융합과 성과기 에 직접 유의

한 영향을 미쳤으나,

M-Cloud의 공유협업성과 편재성은 정보융합

과 성과기 에 해 직접 유의한 영향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부분 또는 완전매개효과에 의한 

간접효과에 의한 영향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7 조절효과분석

Amos 18.0을 이용하여 상용 Cloud 컴퓨팅 이

용경험의 차이에 한 조절효과와 1,000명 이상

의 기업 집단과 1,000명 미만의 중소기업(중

견기업 포함) 집단기업규모 차이에 한 조절효

과를 분석하였다.

상용 Cloud 컴퓨팅 이용경험의 차이에 한 

조절효과 분석에서 <표 5>과 같이 집단 간의 

C.R.차가 ±1.96 이상인 가설과 채택 또는 기각

되는 가설 등 모두 8개의 가설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상용 Cloud 이용경험에 대한 조절효과

기업규모의 차이에 한 조절효과 분석에서 

<표 6>과 같이 집단 간의 C.R.차가 ±1.96 이상인 

가설과 채택 또는 기각되는 가설 등 모두 6개의 

가설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기업규모 차이에 대한 조절효과

Ⅴ. 연구결과 시사점 및 한계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연구결과, 모두 19개의 가설 중 12개의 가설

은 채택되었고, 7개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M-Cloud의 특성과 정보융합과의 관계에 있어

서 신속정확성은 정보융합에 직접효과를, 공유

협업성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편재성은 정

보융합에 간접효과를 미쳤으며, 이때 사회적 자

본은 부분 또는 완전매개효과를 갖고 있었고, 정

보융합은 성과기 에 직접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따라서 M-Cloud는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서 

유용한 성과향상 도구가 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M-Cloud와 사회적 자본의 3가지 차원과의 관

계에 있어서 M-Cloud의 신속정확성은 사회적 

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M-Cloud의 공유협업성과 편재성은 사회적 자본

의 3가지 차원에 직접 또는 간접효과를 미쳤고,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차원은 M-Cloud의 공유

협업성, 편재성과 사회적 자본의 인지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에 해 완전 또는 부분매개효과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M-Cloud는 다양한 기업의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여 관계자들 간의 비전 공유와 함께 신뢰, 

상호호혜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

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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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의 3가지 차원간의 관계에 있어 

구조적 차원은 인지적 차원에 해 직접 및 간

접효과를, 인지적 차원은 관계적 차원에 직접효

과와 함께 구조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에 한 

완전매개효과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건설현장

에 M-Cloud 도입 시 프로젝트 참여 관계자들간

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비전 공유 등 

인지적 차원이 제고되고, 신뢰와 상호호혜 등 

관계적 차원으로 발전하여 프로젝트 성공에 도

움을 줄 수 있다.

5.2 기여도 및 한계

먼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함께 

모바일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M-Cloud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만, M-Cloud에 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으로 본 연구는 M-Cloud를 실제 건설현장에 도

입할 경우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자들 간에 정보

의 교환 및 융합과 함께 프로젝트 기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적 방법

으로 규명하였다.

둘째, M-Cloud의 특성은 건설 프로젝트에 참

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적 자본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자본은 정보융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자본을 통한 

간접효과가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었다. 따라

서 M-Cloud의 도입은 프로젝트 성과 개선뿐 아

니라 프로젝트 참여자들간의 신뢰와 상호호혜 

등 사회적 관계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

을 밝혔다. 

셋째, 상용 클라우드 이용경험의 차이와 기업

의 규모차이에 한 조절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M-Cloud 도입 시의 조직규모와 ICT 이용

경험 등 다양한 ICT환경이 M-Cloud의 기 성

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M-Cloud와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 참여하고 있

는 다양한 주체들을 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타 산업분야에 적용할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모바일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이전

에 도입 시의 효과를 연구한 것으로 모바일 클

라우드를 도입한 후 도입 전, 후의 차이를 비교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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