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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블록체인은 유 자분석 서비스의 한계 인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리 이슈 등을 해결하고 이를 

활성화할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유 자분석 서비스는 지속  비용 감소와 규제환경 변화로 인해 

시장규모가 증 해 왔으며, 뛰어난 보안과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이 가능한 블록체인이 결합될 경우, 

잠재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TAM)과 신 항이론을 결합해 

연구 모형을 제작, 블록체인 속성  차세  유 자분석 서비스의 수용의도와 신 항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해 블록체인  유 자분석 서비스에 한 잠재  사용자가 

될 150여 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수용의도  항에 향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블록체인의 4자기 속성 즉, 보안성, 투명성, 가용성, 다양성 등을 연구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기술수용  신 항 변수에는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험, 인지된 복잡성 등을 설정하여, 블록체인의 

특성이 매개변수를 통해 수용의도와 신 항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차세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의 항을 이고 수용의도를 높이기 해 요하게 고려해야할 핵심변수를 

가려낸다. 이 연구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을 비하는 업체에서 서비스

고도화를 해 고려해야 할 신요인을 제시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 : 블록체인, 유 자분석 서비스, 기술수용모델, 신 항모델 

Ⅰ. 서  론

유 자분석 기술의 격한 발 과 비용 감소로 

인해 의료․헬스 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

되고 있다. 유 자분석을 통해 질병을 사 에 

측하고,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맞춤 진단  

정  치료를 가능  하는 의료 랫폼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 의료체계가 질병 확

인 후 치료하는 개념이었다면, 유 자분석은 질병 

사  측과 맞춤의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의료비 감, 보건의료의 신에 

기여한다(김종주, 2017; 정기철 등, 2015).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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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기술 발 과 함께 꾸 한 비용 감소로 사용

자 유입이 증가하 고, 이에 따른 시장규모는 2017

년 1억 1,700만 달러이며 연평균성장률 19.4%로 

성장하여 2026년에는 6억 1,120만 달러 수 으로 

측된다(Credence Research, 2018).

유 자분석 시장의 가 른 성장과 함께 유 정

보 보안 문제, 데이터 분산으로 인한 가용데이터 

부족 문제, 방 한 양의 데이터 리  처리 문제

가 존재한다. 민감한 개인정보인 유 정보는 기

와 활용이 증가하며 라이버시 침해의 험도 커

지고 있지만, 이에 한 안 망이나 해결책은 존

재하지 않는다(이보형, 2017). 최근 유 정보의 국

가 간 이동이 활발해졌지만 이에 한 추 , 리

가 어려워 실질 인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백

수진, 2014). 유 정보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

한 만큼, 데이터 수집, 활용, 보 의 과정에서 불법 

유출, 정보의 오․남용과 같은 험이 있고, 이는 

해결해야할 한 이슈이다(윤 철, 2011). 

4차산업 명의 유망기술인 블록체인은 유 자

분석 서비스의 한계 을 보완해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앙 서버와 달리, 

블록체인의 분산  합의 방식은 보안이 요한 

유  정보, 거래내역 데이터의 해킹, ․변조를 

허용하지 않는다(안지 , 2018; 정진명, 2019). 다

양한 기술  분야의 융합을 통해 서비스 확장성

과 비용 감을 기 할 수 있으며, 허용된 참여자

는 데이터와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하

다(Crosby et al., 2016). 한 블록체인은 유 자 

분석의 방 한 데이터를 앙서버에 장하는 게 

아니라 분산 노드에 장함으로써 데이터 근성

과 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Kumar et al., 

2018). 실제로 국내외에서는 에스토니아 e-health, 

MedRec, 메디블록(Medibloc), Nebula Genomics, 써

트온(Certon), Gem 등의 국가  기업들이 블록체

인을 결합하여 의료․헬스 어 데이터 리의 한

계 을 보안하고 신하고 있다(김근령, 이 희, 

2019; 문세 , 2018).

블록체인은 기존 유 자분석 서비스가 지닌 정

보 리  활용 측면의 한계를 극복해 이 시장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한 기술로 두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결합된 새로운 정보 랫폼

이 과연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종류인지에 해서

는 학계  업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블

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이 건설 인 

안으로 자리 잡기 해서는 이 랫폼의 시장반

응에 한 검증  수용요인에 한 탐색을 시도

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사용자의 항  수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

ance model)과 신 항이론(Innovation resistance 

theory)을 결합, 블록체인의 속성으로 볼 수 있는 

보안성, 투명성, 가용성, 다양성이 신 항  수

용의도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연구

모형을 개발했다. 이 연구모형을 토 로 잠재 사

용자 설문데이터를 활용해 유 분석 서비스에 

한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자 의 유효성을 체계

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바이오산업에서는 블록체인을 유 자

분석 서비스에 용한 모델이 제안되어 왔지만, 

소비자의 수용태도에 한 연구는 진행된 이 없

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기술수용과 련한 이론  

기반을 토 로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항요인과 수용요인에 향을 미치

는 핵심요인을 처음으로 밝 낸다는 데 의의가 있

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들은 유 자분석 

서비스 시장에 블록체인을 용할 때 소비자들의 

항요소를 리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

이다. 이는 유 자분석 시장의 확장을 더욱 진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 한다.

Ⅱ. 연구 배경

2.1 유 자분석 서비스

유 자 연구는 의료, 식품, 환경 역에서 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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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변 을 가져올 요한 연구 분야로, 미국, 이스

라엘 등 주요 기술 선진국 심으로 발 하고 있

다. 이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상용화 단계에 이르

고 있는 세부 역은 유 자분석 서비스(Genomic 

sequencing service)다. 유 자분석 서비스는 인간

이 가진 유 정보에서 특정한 패턴을 찾아내어 질

병  수명과 련한 정보를 추출하여, 유의미한 

해석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술을 의미한다(권순일, 

2013; 문지혜, 송석일, 2017). 이를 통해 사용자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질병 후보군을 악, 개인 맞

춤형 치료와 약물 사용을 한 유용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 인 Credence Research(2018)

에 의하면 2017년 1억 1,700만 달러 규모의 유 자 

검사 시장은 연평균 19.4%로 성장하여 2026년에

는 6억 1,120만 달러 수 에 확 될 것으로 망된

다. 유 자분석 서비스 분야가 확 되는 데 요

한 역할을 하는 것은 서비스 비용의 감소다. 최

의 유 자 분석 로젝트(Genome project)의 비용

은 30억 달러에 육박했으나 지 은 1천 달러를 하

회하고, 수년 내에 1백 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

로 망된다(Dennis et al., 2018). 한, 유 자분석 

서비스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풍부하게 축 되고 

데이터 분석기술이 발 하는 것도 이 분야를 고도

화시키는 요인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헬스 어

는 질병 확인 후 치료하는 사후치료 개념에서 사

에 측해서 방하는 사 리 개념으로 환

해 궁극 으로 인간 생활방식의 변화 등 사회  

의 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 된다(Dennis et 

al., 2018).

한편, 기존의 유 자분석 서비스가 가진 잠재

성의 이면에는 다양한 한계 도 제기되고 있다. 

첫째, 보안에 한 이슈다. 의료데이터의 유출 사

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이 서비스에 한 불신

이 커지고 있다. 가령, 2018년 싱가포르 최  의료

기 인 싱헬스(Singhealth)는 내부 인력의 부주의

로 인해 약 150만 명의 의료데이터 유출 사고가 

있었다(황정빈, 2018). 이러한 데이터는 인간의 생

체 정보를 담고 있어서 민감한 자료지만, 데이터 

유출에 해 무방비한 게 실이다. 데이터 유출

은 외부  내부 체를 통해 일어나며, 38%는 

기  내부자에 의해 어떤 형태로든 근 가능한 

환경에 기인한다(김근령, 이 희, 2019). 데이터 

보안 문제는 사람들이 유 자분석 서비스를 수용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다. 

두 번째 문제는 가용데이터의 양에 한 이슈다. 

재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와 같은 선

진기술 덕분에 산업 체에 축 되는 유 정보의 

양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다(문지혜, 송

석일, 2017). 하지만 산업 체 인 데이터양이 늘

어난다 해도 분석 서비스가 모든 데이터에 근할 

수 없다면 분석의 질은 제한 일 수밖에 없다. 

재는 데이터가 각 업체에 분산되어 있다. 각 유

자분석 업체들은 자체 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

는 신 데이터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업체

마다 각자의 사용자 데이터만 이용할 수 있는 구

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석에 이용되는 가용데이

터는 충분치 않다고 야 한다(Dennis et al., 2018). 

유  변이와 질병의 연 성을 알아내거나, 딥러

닝을 통한 유 자 변이의 향을 연구하기 해서

는 방 한 유 정보가 필요하다. 산업 체 으로 

데이터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서비스에 이용할 

가용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유 자분석 서비스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셋을 필요로 한다. 유 자 변이와 형질의 

연 성을 악하여 유 정보의 효과를 극 화하

기 해서는 유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의료

정보나 질병 병력을 포함한 개인의 의료  속성을 

나타내는 표 형데이터(Phenotypic data) 등 몇 가

지 데이터 셋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 업계 구조상 표 형데이터  의료정보는 제

약업체나 병원 등을 통해 별도로 얻어야 하므로 

데이터의 양과 질에 제약이 생기는 상황이다.

세 번째 문제는 데이터 처리  리 이슈다. 

재 데이터 수집은 상당히 비효율 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가 수동 으로 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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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명하고, 결제하고, 데이터를 송하는 등 수

집 속도가 매우 느리고 번거롭다. 한, 서로 다른 

곳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다른 형식으로 인코딩이 

요구됨으로, 이를 하나로 표 화하는 데에도 추가

인 시간이 발생한다(Dennis et al., 2018). 데이터 

처리도 문제다. 한 개인의 유 자분석 데이터는 

약 100만 개다. 총 200GB 크기의 데이터를 생성한다. 

2025년에는 수억 개의 유 정보가 데이터화 될 것

으로 상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 한 크기의 데

이터 리, 처리가 가능한 통합 랫폼은 존재하

지 않는다. 만일 이 데이터를 앙집 형 시스템

에서 리할 경우, 한 번의 해킹으로 치명  타격

을 입게 되므로 보안에 더욱 민감하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를 장할 공간문제, 네트워크 송속도

로 인해 공유가 제한되는 문제, 정보를 처리 분석

하는데 걸리는 시간문제,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

를 보호하는 보안 문제가 상된다.

이러한 한계 은 유 자분석 서비스를 시장이 

수용하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 유 자분석 

서비스가 건설 으로 발 하여 시장에 폭넓게 보

되고 인류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해서 이

러한 취약 을 극복한 솔루션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래 유망기술로 꼽히는 블

록체인(Block chain)이 기존 유 자분석 서비스의 

한계 을 해결해  수 있는 핵심기술이라고 제시

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은 유 정보 장, 공유, 거

래, 보안 등에 방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

이 구축될 경우, 더 안 하고 월등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으며, 유 정보 산업의 발 을 더욱 

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2 블록체인의 필요성

블록체인이란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

로 데이터를 장하는 연결 구조체의 리스트로, 

여러 참여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데이터를 

검증, 장함으로서 다른 특정인의 데이터 조작을 

어렵게 설계한 장 랫폼이다(Kulhari, 2018). 블

록체인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반 기술

로, 앙집 식으로 리하던 데이터를 탈 앙식, 

분산식으로 바꾸면서 업무 효율화  사회 신을 

지향한다(이종민 등, 2019). 분산된 공개장부인 

‘블록’들이 암호화된 해시 번호로 연결된 형태를 

지니는데, 이런 구조 인 형태 아래에서 모든 거

래가 이 진다. 거래 참여자들은 거래 내역을 공

유하고 모든 거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합

의 알고리즘 하에서 개인  개인 방식 거래가 가

능해진다(Crosby et al., 2016).

블록체인은 허용된 이해 계자에게 구나 

근할 수 있게 공개하는 투명성과 불특정인 혹은 

거래내용과 련 없는 주체의 정보탈취  해킹을 

막는 보안성, 그리고 한 번 실행된 거래는 다시 

돌릴 수 없는 불변성과 기술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다. 요구사항 충족 시 별도의 승인 차 없이 거

래  기록의 자동 실행으로 신속성이 높은 장

도 있다(이종민 등, 2019). 블록체인의 구조는 네

트워크 형태를 가지고 있고, 거래의 모든 내용이 

참가자들에게 공유  거래된다. 각 블록은 이  

블록의 존재와 이어져 있으므로 데이터의 순서를 

바꾸거나, 블록 체를 조작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안지 , 2018). 이를 통해서 블록체인

은 정보의 해킹을 차단하고, 공유된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블록에 기록하여 체인으로 연결하는

데, 이러한 블록체인의 합의 방식은 거래정보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정진명, 2019). 즉, 장

되는 데이터의 원 인 가치(Provenance) 달과 

가치 정보의 불변성(Immutability)을 보장함으로

써, ‘신뢰 기반의 가치 달 시스템’의 구축을 가

능하게 한다(김 훈, 2018; 이종민 등, 2019).

특별히 블록체인이 유 자분석 서비스에 필요

한 이유는 유 정보의 일련번호를 블록체인에 등

록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더불어 원본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송수신함으

로써 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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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 모델

통해 확보된 익명성은 사용자로 하여  더 높은 

기술 수용 행동 불러일으킨다(최보미 등, 2015). 

한, 일 일 계약을 통해 사용자가 개인에 한 

유 정보를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안 한 유 정보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김근령, 

이 희, 2019). 블록체인은 보험업자, 의료기 , 환

자를 연결할 수도 있고, 개인 라이버시에 한 

걱정 없이 개인과 병원, 연구소 간의 데이터 유통

을 가능하게 한다(Dasaklis et al., 2018). 개인 사용

자, 병원, 제약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가진 데이

터가 블록체인을 통해 통합 리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의 안 한 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에 

한 근성을 높여 가용데이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블록체인으로 인해 유

정보의 방 한 데이터가 앙집 형 시스템에 

장되는 게 아니라 분산 장됨으로 데이터 리의 

효율성 한 높아진다(Kumar et al., 2018). 블록체

인은 내장된 해시 함수를 통해 입력 값을 장하

는데, 입력 값을 알고 있는 경우 결과 값을 계산하

는 것은 매우 간단한다(김한민, 2020). 즉, 블록체

인은 분산 장과 해시 함수를 통해 부족한 데이

터 장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 인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2.3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 

모델

본 연구에서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은 기존 유 자분석 서비스를 통해 얻게 되는 

분석 정보의 이용, 거래, 리 등을 블록체인 환경 

하에서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일컫는다. 기

존 유 정보 거래는 복잡한 차를 통해 이루어진

다. 서비스 이용자가 유 자 서비스업체에 본인의 

유 정보와 값을 내면 유 자분석 결과를 받게 되

게 되고, 유 자 서비스업체는 사용자의 유 정보

를 얻어 제약, 바이오 업체에 유 정보를 매한

다. 그러면 제약, 바이오 업체는 신약 개발 등에 

유 정보를 활용하는 구조 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서는 번거로운 

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사용자가 통합 서비스 혹

은 개별 업체를 통해 유 자분석 서비스를 받아 

데이터를 얻는다. 그리고 서비스 네트워크에 가입

하여, 유 자 분석업체 개 없이 제약회사는 병

원 등 데이터 구매자와 직  연결이 된다. 블록체

인 서버는 네트워크 내에서 단계별 설문방식을 통

해 유 데이터를 수집하고, 외부 시설의 분석된 

유 정보를 통합한다. 한, 유 자분석 데이터는 

블록체인 기반 정보 랫폼 내에서 효율 인 인코



최 인 선․박 동 찬․정 두 희

102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23, No.3

딩을 통해 빠르고 안 하게 가용데이터로 변환된

다. 사용자는 랫폼 내에서 개인 유 자분석이 

가능하므로 분석된 데이터를 손쉽게 얻을 수 있

다. 데이터 소유자에게는 익명성을 제공해 개인정

보를 보호하는 한편, 데이터 구매자의 신원과 정

체성을 입증하여 투명하고 안 한 거래를 보장한

다. 모든 데이터가 블록체인 랫폼 내에 있으며, 

모든 이해 계자가 데이터에 유연하게 근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거래는 투명성과 보안성이 보장

된다.

Ⅲ. 이론  배경  선행연구

3.1 기술수용  신 항 이론

신기술에 한 사람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요한 차이다

(Swanson, 1987). 사람들의 기술수용 여부를 분석

하는데 가장 범용 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기술

수용모델(TAM)이다. 기술수용모델이란 Davis(1989)

가 최 로 제안한 모델로, 합리  행동 이론을 바

탕으로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인

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해 새로운 기술의 수용에 한 사용자

들의 의도 행동 변화 정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인지된 유용성이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직무 효율을 증 시킬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이고, 인지된 용이성을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

을 사용할 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

이라고 기 하는 정도이다. 즉, 기술수용모델은 

새로운 기술의 특성이 기술에 하여 가지는 믿음

의 정도에 향을 미쳐 기술에 한 태도, 이용 

의사와 실제 이용까지 향을 끼친다는 것을 토

로 요인들 간의 인과 계와 기술 수용과정을 설명

하고자 하는 모델이다.

블록체인과 의료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해 사용자의 수용 의도를 분

석해왔다. 가령, 박정홍(2018a)은 의료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수용에 있어 향을 미치는 블록체

인의 특성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보안성, 가

용성, 신뢰성, 다양성, 경제성 등 블록체인의 5가

지 특성이 기술수용모델(TAM)을 통한 수용 의도

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러한 결과

는 의료제공자와 의료소비자 등 집단에 따라 차별

으로 나타남을 제시했다. 

김수정, 윤지환(2019)은 기술수용모델을 기반

으로 호텔 실무자들의 블록체인 기술에 한 수용 

향을 분석했다. 블록체인의 특성  호텔 실무 

분야를 고려한 보안성, 신뢰성, 경제성 등의 요인

이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가치

를 매개로 하여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수용 의

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 , 안승범(2018)은 기술수용모델을 기반

으로 하여 블록체인의 특성 3가지인 가용성, 다양

성, 경제성을 독립변수로,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

된 유용성을 매개변수로, 종속변수는 수용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물류 기

업 종사자( 문가)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이 물류 산업에서 사용하기 쉽다는 보다 유용하

다고 단이 될 때 수용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기술수용모델은 강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과 상품 혹은 서비스가 등장하는 기

에 채택  지속  사용 의도를 설명하기 해 사

용 다(김은정 등, 2017). 연구모형이 간단하고 이

론  기반이 분명하며, 모델의 변형이나 확장이 

쉬워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

고 있다(백상용, 2009). 하지만 신은 소비자에게 

정 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부정

인 반응, 즉 항을 일으킨다. 기술수용모델은 

정  수용요인에만 을 맞추고 있다 보니 신

기술에 한 소비자의 태도  행동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Ram, 1987; 박종석, 권

인, 2018; 신재권, 이상우, 2016). 이러한 문제 때문

에 많은 연구들은 신에 한 항 개념에 근거

해 제안된 신 항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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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모델의 개념을 창안한 Ram(1987)은 신 항을 

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 는 신으로 인

해서 요구되는 변화에 한 소비자의 항으로 정

의한다. 이는 특정 역에서만 발생되는 특수한 

상이 아니라 신을 수용하는 과정 에 일반

으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상으로 보는 것이 

하다(Ram, 1987).

Ram(1987)은 신 항이 신수용이나 확산의 

반 개념이 아니라 그 과정에 포함된다고 했다. 

즉, 신에 한 항요소들을 낮출 때, 더 원활

한 신수용과 확산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는 

신 항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신특성, 소

비자 특성, 보  메커니즘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할 때에 수용이 일어

나게 된다.

많은 신 연구들이 신 항 이론을 용했다. 

장명희, 김윤미(2019)는 해운항만산업의 블록체

인 도입에 따른 신 항에 한 연구를 진행했

다. 신특성인 상  이 , 복잡성, 인지된 

험과 소비자 특성인 기존제품 태도, 신성, 자기

효능감, 그리고 비용의 합리성과 사회  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신 항에 한 향을 

분석해 해운항만 산업에서 블록체인의 속성이 

신 항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시사 을 제

시했다. 

고제욱 등(2019)은 융분야에서 블록체인의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수용모델, 

신 항모델, TOE 임워크에 의거하여 실증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가용성, 합성, 자기효

능감, 신지향성, 사회  이미지, 정부규제 등이 

신 항을 매개로 하여 수용의도에 향을 다

는 을 밝혔다. 

이 게 기술수용이론은 신기술에 해 정  

태도에, 신 항은 부정  태도에 을 맞추고 

있는 바, 많은 연구들이 기술수용모델과 신 항 

요인을 결합하여 종합 인 으로 사용자의 수

용의도 분석을 시도했다(고제욱 등, 2019; 박종석, 

권 인, 2018; 이의선 등, 2019). 특별히 유 자분

석 서비스는 의료분야에서 커다란 가치 창출을 할 

것으로 망되는 분야이나(한국바이오 회, 2015) 

앞서 언 한 한계 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 새로

운 서비스에 해 항감을 가진 상황이다(정일

 등, 2019). 블록체인 역시 산업의 구조를 바꿀 

잠재력이 큰 기술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를 실제 

구   도입하는 데는 검증되어야 할 사항들이 

다수 존재한다(고제욱, 2019). 격한 변화에 따른 

거부감은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반  태도이

며, 가상화폐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을 블록체

인의 체 는 일반  속성으로 인식하는 소비자

들은 블록체인 결합 신기술에 강한 항감을 가질 

수도 있다. 유 자분석 서비스뿐 아니라 블록체인 

한 국내 일반 소비자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신기술이기에(이의선 등, 2019), 새로운 기술에 한 

막연한 두려움과 기술을 학습하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신 항 이론을 토

로 주요 변수들의 계를 분석함으로써 사용자

의 수용의도를 도출하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 연구모형  가설설정

4.1 연구모형

앞서 살펴본 이론  토 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블록체인 기반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사용자의 수용의도를 분석하기 해 블록체인의 

변수들이 기술수용  신 항 요인에 미치는 

향과 이를 통한 수용의도에 미치는 과정을 계량

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블록체인 변수는 유 자분석 서

비스의 속성을 고려해 보안성, 투명성, 가용성, 다

양성 등 4가지로 설정했다. 기술수용  신 항 

변수는 유 자분석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태도

에 향을  것으로 철되는 인지된 유용성, 인

지된 험, 인지된 복잡성 등으로 설정했다. 이러

한 변수들이 매개효과를 통해 신 항과 수용의

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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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4.2 연구변수

4.2.1 보안성

블록체인은 참여자들에 의해 데이터가 장  

검증되어, 보안성을 제공하는 분산데이터 구조인 

만큼 보안성은 블록체인의 가장 주된 장 이다

(이두원, 2017; 이선웅, 2018). 블록체인의 보안성

이란 분산합의와 탈 앙화 방식을 통해 외부로부

터의 해킹이나 공격에 데이터를 안 하게 보호하

는 것을 의미한다(김정석, 2017; 박정홍, 2018a). 

이 연구에서 보안성은 블록체인이 용된 시스템

에서 처리 분석된 유 정보 등에 한 보안이 높

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정의한다. 블록체인에서

의 거래는 암호화된 데이터와 암호화된 Key 값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거래에 비해 보안성

을 높일 수 있다(이제 , 2017). 한, 거래장부가 

모든 사용자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일부에 문제가 생겨도 체 시스템의 보안에는 

향이 없다(정승화, 2016).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시

스템에 한 사용자의 태도에 향을 다는 을 

제시했다. 유헌우(2016)는 자투표 시스템에 있

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보안성의 문제

를 해결하여 사용자가 인식하는 시스템의 유용성

이 더 커지게 됨을 제시했다. 박종태(2019)는 채용

비리를 근 하고자 블록체인의 보안성, 신뢰성을 

기반으로 공공기  인사채용시스템을 제안했다.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 모형을 통해 기업 채

용 담당, 임직원, 입사지원자와 같은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시스템에 한 수용의도에 블록체인 

속성이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보안성이 해

킹 보호, 정보유출 방지, 변조 불가 등의 속성 

때문에 시스템의 성과기 를 높여 수용의도에 

정  향을 주게 됨을 확인했다.

이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유 자분

석 서비스에 해 사용자가 갖게 되는 기술수용 

 신 항 요인에 유의한 향을  것으로 

측한다. 기존의 유 자분석 서비스는 해킹과 같은 

험에 의해 데이터 유출이 우려될 소지가 있으므

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뜻 자신의 생체 데이터를 

넘겨주기가 꺼려질 수 있었다. 새로운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서 개인 유 정보가 안 하게 장, 

보 되고, 시스템 내외부 험에 의해 데이터 

변조 가능성이 작을 때 안 한 시스템을 인식하여 

항감이 어들게 된다(이상윤, 2019). 이 연구에

서는 블록체인에 의해 보안성이 강화될 경우 사용

자의 인지된 험은 감소할 것으로 상한다.

한편, 기존 시스템은 앙서버에서 리되는 

특성 때문에 기존 시스템은 서버가 멈추게 되면 

모든 사용자 정보가 무용지물 될 수 있다. 게다가 

유 정보의 해킹  변조에 의한 악용이 발생할 

때, 사용자가 시스템에 해 느끼는 심리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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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크게 증폭할 수 있다. 시스템의 데이터베이

스를 블록체인 방식을 활용하여 P2P 네트워크에 

분산시켜 놓을 경우,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의 한

계인 데이터 변조, 조작, 괴, 마비 등의 우발상황

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사용자가 갖는 복잡성의 

증폭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이 게 보안

이 담보되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이 들을 온 히 릴 

수 있게 된다. 분산 리에 의한 방식은 앙서버

의 운   보안을 한 리비용을 감하는 이

도 제공하기 때문에(유성민, 2017), 블록체인 보

안성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해 사용자가 

느끼는 유용성을 더욱 확장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블록체

인의 보안성이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험, 인지

된 복잡성에 유의한 향을  것으로 추론하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한다.

H1: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H2: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인지된 험에 부정 인 향

을  것이다.

H3: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인지된 복잡성에 부정 인 

향을  것이다.

4.2.2 투명성

블록체인의 탈 앙화를 통한 분산형 원장 방식

은 투명성이라고 하는  다른 요인을 부각한다.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기능과 내역이 투명하게 리되어 시스템 내에 정

보  정보 이용에 한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

을 의미한다(김정석, 김 용, 2017; 박정홍, 2018b). 

이 연구에서는 투명성을 유 정보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  리 가능하여 사용자들이 느끼

는 신뢰의 정도로 정의한다. 기존 유 자분석 서

비스에서는 사용자가 유 정보를 제공한 이후 서

비스업체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리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이는 서비스에 한 신뢰를 제약하

는 요인이었다. 블록체인의 방식은 사용자가 각자

의 데이터 액세스 권한을 갖고 있으며, 모든 거래 

 활동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

명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투명성은 시스템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에 한 여건을 개선한다. 가령, 국의 월마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식품 공 망에 활용하여 업그

이드된 식품 안 망을 제공했다(박세열, 2018). 소

비자들은 블록체인에 연결된 애 리 이션 서버

를 통하여 네트워크에 속해 원하는 정보를 투명

하게 얻을 수 있다. 유통 과정이 체인으로 기록되

고 참여자 모두가 이를 공유하기 때문에 유통 과

정에서 생기는 문제의 원인을 악하는데 드는 시

간과 비용을 감하고 유통사기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에 한 리콜을 최소화할 수 있

음을 확인하 다. 실제 미국 월마트의 경우 망고 

원산지 추 을 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

존 망고 원산지 추 에 6일 이상 걸렸던 시간이 

2.2 로 단축되었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신기술 도입 결정

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한다. 강연성 등(2019)은 

통합  기술수용이론(UTAUT)을 통해 특허 거래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수용의도

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는데, 신뢰성, 경제성, 효

율성 등 3가지 블록체인 속성  거래정보의 임의 

조작 불가  투명한 리 등을 통한 신뢰성(투명성)

이 가장 유의한 특성임을 입증했다. 박정홍(2018b)은 

의료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수용에 한 연구에서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인지된 용이성, 인

지된 유용성에 모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

과를 확인했다. 

이 같은 문헌들은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유 자

분석 정보 랫폼에 한 기술수용  신 항 요

인에 요한 향을  것이라는 이 연구의 주장

에 힘을 실어 다. 이를 구체 으로 풀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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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무엇보다도 기존 유 자분석 서비스의 경우

는 유 정보를 확인하거나 활용하는 데 차가 복

잡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만, 블록

체인의 분산원장 방식을 통해 사용자가 유 정보

에 한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서는 이러한 제약이 제거된다. 이는 사용자가 새

로운 랫폼 이용에 해 느끼는 복잡성을 감소시

킨다. 유 정보에 한 투명한 시스템 환경은 사

용자의 정보 활용도를 높여주고 유 정보 확인을 

한 비용을 수시로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느끼는 유용성은 커지게 된다. 이와 함

께 블록체인 기반 정보 랫폼에서는 모든 거래 내

역이 각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오 공개되며 유

정보의 사용  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확인 

 허가를 받아야 때문에 유 정보의 오용 험이 

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험, 인지된 복잡성에 유의한 

향을  것으로 추론하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

시한다.

H4: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H5: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인지된 험에 부정 인 향

을  것이다.

H6: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인지된 복잡성에 부정 인 

향을  것이다.

4.2.3 가용성

블록체인의 가용성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 

항시 사용할 수 있고, 기능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데이터를 리하는 것을 의미한다(DeLone et al., 

2003; 김정석, 2017; 박정홍, 2018b). 블록체인 시스

템은 다수의 사용자가 모든 노드에 데이터를 공유

하는 방식으로, 체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김정석, 

김 용, 2017). 이 연구에서 가용성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의 항시 사용 가능성과 문제 발생 시에

도 기능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많은 연구들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 블록

체인의 가용성이 주는 정  향을 언 했다. 

박정홍(2018b)의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시스템에 

한 사용자의 수용의도 연구에서 블록체인 의료

시스템을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스

템을 리할 때 정보에 한 신뢰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블록체인의 가용성으로 인해 

정보  시스템이 안정 으로 리될 때 신뢰성을 

얻어 시스템의 오류나 데이터 상실과 같은 험을 

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상한다. 고제욱 등(2019)

은 융분야에서 블록체인의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수용모델, 신 항모델, TOE 

임 워크에 의거하여 실증 으로 연구했다. 블

록체인을 통해 상시 인 시스템 이용 가능하며, 

기능 수행이 안정 일 것이란 믿음이 증 할수록 

신 항은 감소, 수용의도는 증가하는 향을 확

인하 다. 김성 , 안승범(2018)의 물류기업에서 

블록체인 시스템 수용의도에 한 연구에서 항시 

사용 가능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의미

하는 가용성이 증가하면 사용자는 인지된 복잡성

에 비되는 지각된 용이성에 정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다.

기존의 문헌들을 기반으로, 이 연구는 블록체

인의 가용성이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기

술수용  신 항 요인에 요한 향을  것

으로 측한다.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은 자신의 

건강  유 정보에 언제든 근 가능해야 하고 

정보를 즉시 획득할 수 있어야 유용성이 높아지

며,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을 활용할 경우 사용자의 데

이터 근성을 증 시키며 시스템에 한 상시

인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는 유 자분

석 정보 랫폼에 해 느끼는 인지된 유용성을 증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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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한 상시  이용은 통신  시스템의 

안정화가 담보될 때 가능해진다. 앙서버에 의존

하는 기존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는 과부하나 

제3자의 조작 등으로 서버가 오작동하거나 데이터

의 상실을 래할 수 있다. 이러한 험 요인이 내재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데이터 상실  거래 

단에 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기존 시스템의 

경우 앙집 형이라는 한계로 인해 이와 같은 

험에 노출되지만, 블록체인의 높은 가용성은 시스

템에 장애나 험이 발생하더라도 수많은 노드가 

존재하는 분산시스템 방식으로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이다정, 권 , 2020). 따라서 

블록체인을 통한 가용성은 사용자가 인식하는 험

을 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상한다.

기존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은 자신의 유

정보  거래 내역을 확인하거나 유 정보와 련

한 거래를 개시하기 해 유 자분석 회사를 거쳐

야 하는 구조다 보니 그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

리고 차도 비교  복잡하다. 블록체인은 사용자

가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에 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리 편의성이 증진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블록체인의 가용성이 인

지된 유용성, 인지된 험, 인지된 복잡성에 유의

한 향을  것으로 추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한다.

H7: 블록체인의 가용성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H8: 블록체인의 가용성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인지된 험에 부정 인 향

을  것이다.

H9: 블록체인의 가용성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인지된 복잡성에 부정 인 

향을  것이다.

4.2.4 다양성

이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을 통해 구 되는 랫

폼의 다양성이 기술수용  신 항 요인에 향

을 다는 을 제시한다. 블록체인은 여러 역

의 서비스에 용되어 하나의 시스템 내에 다양한 

기능을 구축, 연결, 확장할 수 있다(박정홍, 2018a; 

오서형, 이창훈, 2017). 의료, 자동차, IOT, 법률, 

정치, 융, 비즈니스,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들이 블록체인 시스템 하에 통합되어 제공

될 수 있다(김근령, 이 희, 2019; 유 환, 박 숙, 

2019). 이 연구에서 다양성은 여러 분야 서비스와 

유연하게 연계될 수 있는 블록체인 특성으로 인해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다양성

이 시스템에 한 사용자의 수용의도를 높인다는 

을 제시했다. 김성 , 안승범(2018)은 물류산업

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경우 재 시스템과 비하

여 다양한 사용 용도와 차별성이 제공되어 시스템 

사용자인 물류기업들이 인식하는 용이성이 향상

될 것임을 제시했다. 이상  등(2011)은 기술 확산

에 필요한 인터넷의 기술  특성인 보 성, 향상

성, 신독려성이 사용자의 기술수용에 미치는 

향에 해 실증  연구를 진행하 고, 다양한 분

야에서 사용 가능함을 의미하는 특성인 보 성이 

사용자의 용이성을 매개로 기술수용에 정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 다.

이 연구에서 블록체인의 다양성이 유 자분석 

서비스에 해 사용자가 갖게 되는 항요인에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한다.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은 여러 분야 서비스와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유 정보에 한 확인뿐 아니라 

각종 의료 서비스,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

비스, 보험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는 시스템을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이 확장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성의 혜택은 얼마든지 확장

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산업 도메인에 따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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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을 만들고 있다. 표 인 로 하이퍼

(Hyperledger)는 리 스 재단, 마이크로소 트, IBM, 

LG, 삼성SDS 등 기업들의 컨소시엄을 통해 만들어

진 블록체인 기반 랫폼으로 기업들간 기술공유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실 하기 해 

구축 다(서무경, 정이상, 2018; 이동  등, 2017). 

이와 같은 블록체인의 다양성을 통한 서비스 간 

기술공유는 사용자가 블록체인이 용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경우, 

모든 것을 개별 으로 이용하는 것에 비해 간단 

용이해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인지된 복잡성은 낮

아질 것이다(장기진, 2017). 한, 여러 기업들의 

기술공유를 통해 구축된 랫폼이기 때문에 시스

템의 안 성이나 보안체계는 더욱 견고하게 유지

될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인지하는 험을 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블록체인의 

다양성이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험, 인지된 복잡

성에 유의한 향을  것으로 추론하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한다.

H10: 블록체인의 다양성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H11: 블록체인의 다양성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인지된 험에 부정 인 

향을  것이다.

H12: 블록체인의 다양성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인지된 복잡성에 부정 인 

향을  것이다.

4.3 기술수용  신 항 변수

4.3.1 인지된 유용성

이 연구의 기술수용  신 항에 한 변수로

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직무 

효율을 증 시킬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를 의미하

는 인지된 유용성(Davis, 1989; Venkatesh, 2003)은 

통합기술수용모델의 성과기 , 신 항모델에

서 상  이  등에 응하는 개념이다. 이 연구

에서 인지된 유용성은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이고 활용가

치가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한다.

김경 , 이기동(2013)은 사회보장정책시스템 

이용자들의 수용과 항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했

는데, 인지된 유용성이 새로운 시스템의 이용의도

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이용의도와 신 항에 

향을 미치는 이용자의 태도에도 정의 계있는 것

을 확인하 다. 인지된 유용성이 태도와 항을 

매개로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은 부분 매개효

과가 있다는 것 한 검증하 다. 고제욱(2019)은 

블록체인 채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인

지된 유익과 인지된 가치가 블록체인 수용의도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연구에서

는 보안성을 제외한 가용성, 합성, 사회  이미

지, 경제성, 정부규제 등이 인지된 유익 는 인지

된 가치와 매개하여 수용의도에 향을 미쳤는데, 

이는 블록체인 채택 시 블록체인의 기술  측면과 

비기술  측면 모두 고려한 다각  측면에서 종합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곽재

(2019)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시스템에 한  

소비자 수용의도에 한 연구에서 인지된 유용성

에 응하는 UTAUT 모델의 성과기 가 수용의

도를 증 하는 것을 밝혔다. 그는 개인의 신성

은 조 효과를 지니고 있어 신성이 낮은 집단에

서 성과기 에 따른 수용의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

인했다.

신 항 연구에서 인지된 유용성에 응하는 

개념인 상  이 은 신 항을 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가령, 임상  등(2015)은 

모바일 상거래에 한 신 항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비IT 종사자의 경우 모바일 

기술을 통해 생기는 이익  혜택이 기존의 방식

보다 좋다고 인지될 때 사용자의 모바일 거래에 

한 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의 

편의성  시간 단축 등 모바일 상거래의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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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식에 한 거부감을 이는 것으로 확인

다. 장명희, 김윤미(2019)는 해운항만산업의 블

록체인 도입에 따른 신 항에 한 연구를 진행

했는데, 블록체인이 도입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익

과 혜택에 한 인지가 높을수록 신에 한 

항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며, 기업에서 블록체인

이 기존의 기술이나 방식보다 상  이 이 있다

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요함을 강조했다. 

기존 연구들을 토 로 볼 때,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서 블록체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인지된 

유용성은 랫폼에 한 사용자의 항을 감소시

키고 수용의도를 증 시킬 것으로 추론한다.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개인정보 유

출에 한 걱정 없이 더욱 안 한 유 자분석 거

래를 할 수 있게 되며, 랫폼 내 연계된 각종 서비

스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Dasaklis et al., 2018; 김근령, 이 희, 2019). 이러

한 환경에서 사용자는 유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

의 건강  질병에 한 기존의 의료시스템을 통

해 얻는 것보다 더 심화된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심층 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

한 이 들은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

폼에 한 인식을 개선시켜 수용의도를 높이고, 

이러한 정  인식은 새로운 시스템에 한 거부

감을 낮춰 신 항을 이는 역할도 할 것으로 

상한다.

H13: 인지된 유용성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

에 한 신 항에 부정 인 향을  

것이다.

H14: 인지된 유용성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

에 한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것이다.

4.3.2 인지된 험

 다른 기술수용  신 항 변수는 인지된 

험이다. 인지된 험이란 신을 수용하는 것과 

련된 물리  험, 기능  험, 심리  험, 

사회  험 등을 의미한다(Ram, 1987). 인지된 

험은 사용자의 손실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인지된 험이 신 항을 

높이고, 수용의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제시되고 있다(박 랑, 2019).

박종석, 권 인(2018)은 생체기반 인증기술에 

한 신 항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해 활용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 다. 

이들은 생체기반 인증기술 사용집단과 지식/소지

기반 인증기술 사용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하 는

데 두 집단 모두 인지된 험이 신 항에 향을 

미쳐 궁극 으로 수용의도에 향을 다는 것을 

확인했다. 신재권, 이상우(2016)는 웨어러블 디바

이스의 확산을 해 극복해야 하는 사용자의 항

요인을 분석하기 해 신 항 모형에 기반한 연

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사용자가 손목형 웨어러

블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인지되는 불편함, 험, 

복잡성으로 인해 신 항이 증가함을 확인했다. 

황신해, 김정군(2018)은 핀테크 결제 서비스의 수용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서비스 특성과 사용자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핀테

크의 험에 한 사용자의 인식은 신 항을 유

발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을 제시했다. 

이의선 등(2019)은 블록체인에 한 일반 소비자들

의 인지도와 수용  항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한 인지

도가 낮은 편으로 수용과 항에는 립 인 입장

을 취하고 있으며, 다소 험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을 확인하 다. 이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블록체

인에 한 신뢰도와 기술  에 한 지각이 

높아질수록 각각 수용과 항이 높아지는 것을 확

인했다. 한, 블록체인에 한 체험이 가상화폐에

서 확장되어 다양한 분야에 용된다면 정  기

술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서도 인지된 험 요

인은 신에 한 항과 수용의도 모두에 한 

련이 있을 것으로 상한다. 앞서 언 했듯이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의 경우 사용자가 얻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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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혜택이 다양하지만, 유 정보  거래 데이터

의 유출이나 오용 등 험 요인도 존재한다. 유

정보의 경우 한 라이버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은 사용자에게 더욱 큰 험으

로 인지될 수 있다. 이러한 인지된 험은 사용자

의 심리  방어기제를 강화하여 신에 한 항

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수용의도를 감소시키는 역

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이 연구

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15: 인지된 험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신 항에 정 인 향을  것이다.

H16: 인지된 험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수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것이다.

4.3.3 인지된 복잡성

인지된 복잡성은 기술수용  신 항의  

다른 변수다. Ram(1987)은 신기술이 이해하기 

쉬운지, 그리고 이용하기 쉬운지에 따라 복잡성에 

해 느껴지는 정도가 다르다고 제시했다. 인지된 

복잡성은 기술수용모델의 인지된 용이성, 통합기

술수용모델의 노력기 와 비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복잡성을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을 사용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로 정의한다.

기존 연구들은 인지된 복잡성이 신 항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제시한다. 활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박종석, 권 인(2018)은 생체인

증 기술의 신 항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를 통하여, 생체정보를 통해 인

증 차를 거치는 방식에 해 사용자의 인지된 

복잡성이 신 항에 한 향을 다고 제시

했다. 이 연구에서 인지된 복잡성은 신 항을 

직 으로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신 항

을 통해 수용의도에도 간 으로 향을 다는 

을 강조했다. 임상  등(2015)은 모바일 상거래

에 한 신 항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

는데, IT 인력과 비IT 인력 모두에게 기술의 복잡

성은 신에 한 항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복잡성은 IT 인력에게 있어서 

항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고, 기술의 UX 디자인이나 로세스의 간소화를 

통해 복잡성을 여야 함이 강조되었다. 윤승욱

(2016)은 소셜 TV의 지속 사용의도에 해서 통합 

모델 연구를 진행하 고, 련 용어나 기능, 사용

방법을 익히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하는 복잡성이 

신 항에 부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성은 한 신 항을 매개하여 사용자의 지

속 사용의도에 부 인 향을 주는 것이 확인

다. 인지된 복잡성은 수용의도를 떨어뜨리는 데 

유의한 향을 끼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증명되고 있다. 가령, 의료산업에서의 블록체인 

도입을 연구한 박정홍(2018a)은 역시 가용성, 신

뢰성, 다양성, 경제성 등이 높을수록 사용자는 시

스템을 복잡하지 않게 인지하며 이는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김수정

(2019)은 호텔실무자를 상으로 블록체인 기술

을 수용하는 데 있어 인지된 복잡성에 비되는 

인지된 용이성이 높을수록 수용의도가 증가하는 

것을 밝 내며, 이는 사용자가 기술에 해 갖게 

되는 신뢰와 한 연 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인지된 복잡성의 

향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서도 동일하게 나

타날 것으로 상한다.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은 

잠재성이 큰 것에 비해 아직 일반인에게는 생소하

다. 생체 정보를 채취하고, 송하고, 확인하는 등 

유 자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가 소비자에

게는 익숙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 한 상용화 

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용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사용  이해가 어려울수록 사용자

가 시스템의 복잡성에 해 갖게 되는 인식은 부

정 으로 심화될 것이며 이는 신 항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복잡성 인지가 

클수록 이 시스템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는 낮아

질 것으로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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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 조작  정의 출처

독립변수

보안성
블록체인이 결합된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이 분산합의와 탈 앙화 

방식을 통해 해킹이나 공격에 데이터를 안 하게 보호하는 정도

김정석(2017), 

박정홍(2018a)

투명성

블록체인이 결합된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이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기능과 내역이 투명하게 리되어 시스템 내에 정보 

 정보 이용에 한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정도

김정석, 김 용(2017), 

박정홍(2018b)

가용성
블록체인이 결합된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이 항시 사용할 수 있고, 

기능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데이터를 리하는 정도

DeLone et al.(2003), 

김정석(2017) 

다양성
여러 분야 서비스와 유연하게 연계될 수 있는 블록체인 특성으로 

인해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오서형, 이창훈(2017), 

김성 , 안승범(2018)

<표 1> 조작  정의

H17: 인지된 복잡성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

에 한 신 항에 정 인 향을  

것이다.

H18: 인지된 복잡성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

에 한 수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것이다.

4.3.4 신 항과 수용의도

이 연구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심으로 블록체

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수용  

항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신 항은 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 는 신으로 인해서 요

구되는 변화에 한 소비자의 항을 일컫는다

(Ram, 1987). 신 항은 개인의 심리 인 문제로

서, 개인이 지각하는 신특성이나 개인  특성, 

확산기제 이외에도 성격, 규범, 습  등 다양한 요

인에 의해서 발생한다(윤승욱, 2016). 비록 신

항이 신에 한 불확실성에 의거한 부정 인 심

리반응이지만, 신 항이 극복할 때 신채택이 

일어난다(Ram, 1987). 항요인 탐색의 궁극  목

은 사용자의 수용요인을 밝 내기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신 항이 어떻게 사용자

의 수용의도와 연결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신재권, 이상우(2016)는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

이스의 수용의도 연구에서 신 항이 증가할수

록 수용의도는 감소한다는 을 밝 , 신 항과 

수용의도의 반비례 계에 해서 실증 으로 제

시했다. 고제욱 등(2019)은 융분야에서 블록체

인의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향을 미

치는 신 항 효과를 연구했다. 가용성, 정부규

제, 자체효능감, 신지향성 등 독립변수가 신

항을 매개하여 블록체인 수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으며, 블록체인 시스템의 수용의도에 

해 신 항은 부정 으로 향을 미친다는 

을 밝혔다. 박종석(2018)은 블록체인 기반 거래인

증 기술에서도 신 항이 수용의도에 부 인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다. 상자들은 블록체인

에 한 지식을 형성하기 이 에는 신 항 스트

스에 정서 인 처가 주를 이루지만, 지식 형

성 이후에 문제 심  처를 통해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게 기존 연구들은 신 항과 수용의도 간

에는 한 계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소비

자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과 직면할 때, 수용

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선택하게 되는데 신

항은 심리  방어기제로서 수용을 제약하는 요인

이 될 것이다. 기존 연구의 맥락을 토 로 이 연구

는 신 항이 수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것

으로 추론하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한다.

H19: 신 항은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의 수

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것이다.

 본 연구를 한 요인들에 해 조작  정의를 

실시하 으며 <표 1>로 요약 정리하 다.



최 인 선․박 동 찬․정 두 희

112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23, No.3

구분 요인 조작  정의 출처

매개변수

인지된 유용성
블록체인이 결합된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이고 활용가치가 느끼는 믿음의 정도

Davis(1989),

김경회, 김재석(2019)

인지된 험
블록체인이 결합된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을 수용하는 것과 련

된 물리  험, 기능  험, 심리  험, 사회  험의 정도

Ram(1987),

이의선 등(2019)

인지된 복잡성
블록체인이 결합된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이 사용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

Ram(1987),

장명희, 김윤미(2019)

종속변수

신 항
블록체인이 결합된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 는 신으로 인해서 요구되는 변화에 한 소비자의 항

Ram(1987),

고제욱(2019)

수용의도
블록체인이 결합된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나 그 의지에 해 이해하는 정도

Davis(1989), 

박정홍(2018b)

<표 1> 조작  정의(계속)

V. 연구 방법 

5.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소비자 상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수

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다. 김정석, 김

용(2017)은 블록체인 기술은 국내에 상용화되기 

이 인 도입 기 단계이고 서비스가 부족한 시

이므로, 설문 상을 블록체인 기술에 한 이해

가 있는 잠재  수용자로 상하고 설문을 진행했

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의 기 시장진입 조건을 

악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단했고, 따라서 설문 

상은 새로운 기술에 한 수용도가 비교  높아 

신기술을 사용함에 주 함이 없는 20~30  은 

층을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의 잠

재 사용자로 상하여 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했다. 온라인  오 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의 

기간은 2020년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11일간 

진행했다. 총 151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이  무

효응답 4건을 제외한 147명의 응답을 토 로 분석

을 진행했다. 연구 상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연

령층은 20 (89.06%). 30 (10.94%)로 구성된다. 

성별은 남성이 52.98%, 여성이 47.02%로 나타났

다. 유 자분석 서비스  련 랫폼에 해서 

들어본 응답자는 37.75%, 유 자분석 서비스를 이

용해봤거나 이용 사례를 들어본 이 있는 응답자

는 12.58%로 나타났다. 블록체인에 해 들어본 

이용자는 66.89%이었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

스를 이용해본 응답자는 11.92%로 나타났다. 

5.2 측정도구 

본 연구는 보안성, 투명성, 가용성, 다양성 등 

블록체인의 조건  속성을 연구변수로 선정, 이 

변수들이 기술수용  신 항 주요 변수인 인지

된 유용성, 인지된 험, 인지된 복잡성, 신 항

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이들이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

다. 이 연구에서 측정을 해 설정한 문항은 타당

성 확보의 목 으로 기술수용모델과 신 항모

델  블록체인, 유 자분석 정보 랫폼과 련한 

기존 문헌으로부터 차용했고, 그 타당성이 실증

으로 검증된 항목의 문구는 이 연구의 주제에 맞

도록 수정하여 리커트식 5  척도로 측정했다. 

5.3 요인분석 

5.3.1 탐색  요인분석

변수들의 개념  구조를 확인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최 우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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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문항 요약
요인
재량

척도평균
(표 편차)

Cronbach 
Alpha

KMO
Bartlett's 

test
df
(p)

보안성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은 해킹과 같은 
외부의 으로부터 안 해야 한다

.989
13.182
(3.12)

.987

.758 2090.775
78

(.000)

이 랫폼은 개인 유 정보 악용에 해 안 해야 한다 .987

이 랫폼은 데이터 변조 험으로부터 안 해야 한다 .964

투명성

이 랫폼에서 정보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처리되는 
것은 요하다

.900

14.418
(1.29)

.733
나의 유 자정보의 사용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나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744

이 랫폼에서 나의 정보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데 제약이 
없어야 한다

.531

가용성

이 랫폼은 통신장애로 인해 사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943

17.718
(2.73)

.913
이 랫폼은 서버 과부하로 인해 사용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

.927

이 랫폼은 안정 으로 유지되어 항상 사용 가능해야 한다 .769

이 랫폼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사용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된다

.744

다양성

이 랫폼을 통해 다양한 의료기 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866

13.382
(2.21)

.842
이 랫폼을 통해 진료, 처방, 약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좋다

.834

이 랫폼을 통해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스포츠, 음식  
추천, 커피 , 쇼핑 등 서비스와 연동될 수 있는 것이 좋다

.736

인지된 
유용성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은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것이다

.900

12.829
(2.26)

.907

.908 3617.624
136

(.000)

이 랫폼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된다 .844

기존 유 자 분석서비스에 비해 건강 리를 하는 데 더 
유용할 것이다

.825

인지된 
험

이 랫폼이 개인정보를 안 하게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979

11.118
(4.25)

.966

이 랫폼이 정보 거래 기록을 안 하게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966

이 랫폼이 정보 유출 등 험으로부터 안 하지 않을 
것이다

.883

이 랫폼이 정보의 악용 가능성으로부터 안 하지 않을 
것이다

.868

인지된 
복잡성

이 랫폼의 사용법울 익히기 어려울 것이다 .955
7.847
(3.36)

.930이 랫폼이 반 으로 사용이 복잡할 것이다 .943

이 랫폼의 기능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736

신 
항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권유가 
있어도 거 할 것이다

.888

8.329
(3.81)

.952이 랫폼을 선호하지 않는다 .775

이 랫폼 도입에 해 부정 이다 .759

이 랫폼에 해 비 으로 생각한다 .678

수용 
의도

기존 유 자분석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 랫폼을 이용할 
것이다

-.963 
11.629
(2.90)

.960
이 랫폼을 이용할 의도가 있다 -.942

이 랫폼을 이용할 기회가 생기면 극 이용할 것이다 -.929

<표 2> 탐색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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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 화

계수
S.E. C.R. P

표 화 

계수
AVE

개념신뢰도

(C.R.)

보안성1 ← 보안성 1 0.968

0.95784 0.98554보안성2 ← 보안성 1.049 0.025 41.595 *** 0.987

보안성3 ← 보안성 1.044 0.025 41.871 *** 0.987

투명성1 ← 투명성 1 0.589

0.79530 0.91938투명성2 ← 투명성 0.9 0.121 7.404 *** 0.831

투명성3 ← 투명성 0.788 0.107 7.369 *** 0.815

가용성1 ← 가용성 1 0.883

0.83845 0.95399
가용성2 ← 가용성 0.651 0.046 14.083 *** 0.826

가용성3 ← 가용성 0.729 0.05 14.486 *** 0.839

가용성4 ← 가용성 0.925 0.056 16.395 *** 0.896

다양성1 ← 다양성 1 0.683

0.74109 0.89402다양성2 ← 다양성 0.893 0.083 10.729 *** 0.931

다양성3 ← 다양성 0.876 0.082 10.629 *** 0.913

인지된 유용성1 ← 인지된 유용성 1 0.890

0.8307 0.93636인지된 유용성2 ← 인지된 유용성 0.999 0.064 15.691 *** 0.886

인지된 유용성3 ← 인지된 유용성 0.943 0.064 14.689 *** 0.851

인지된 험1 ← 인지된 험 1 0.978

0.84934 0.95745
인지된 험2 ← 인지된 험 0.963 0.038 25.542 *** 0.911

인지된 험3 ← 인지된 험 0.923 0.043 21.637 *** 0.875

인지된 험4 ← 인지된 험 0.986 0.024 40.617 *** 0.977

인지된 복잡성1 ← 인지된 복잡성 1 0.962

0.76157 0.90501인지된 복잡성2 ← 인지된 복잡성 0.914 0.057 16.054 *** 0.809

인지된 복잡성3 ← 인지된 복잡성 1.017 0.039 26.170 *** 0.948

신 항1 ← 신 항 1 0.916

0.83203 0.95194
신 항2 ← 신 항 1.053 0.053 19.908 *** 0.909

신 항3 ← 신 항 0.985 0.045 22.032 *** 0.940

신 항4 ← 신 항 1.042 0.054 19.133 *** 0.897

수용의도1 ← 수용의도 1 0.935

0.89000 0.96043수용의도2 ← 수용의도 0.985 0.038 25.742 *** 0.957

수용의도3 ← 수용의도 0.963 0.040 23.809 *** 0.938 

<표 3> 확인  요인분석

을 이용해 요인추출을 하 으며 카이 (Kaiser) 정

규화를 사용한 오블리민(Oblimin) 회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보안성, 투명성, 가용성, 

다양성,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험, 인지된 복잡

성, 신 항, 수용의도 등 총 9개에 한 문항이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카이 -바틀렛 검정(Kaiser-Bartlett’s Test) 값은 

변수들의 상 성을 측정해주는데, 독립변수와 기

술수용  항모델 요인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

났다.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에 따른 p값은 <.001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요인들의 합성

이 충족된 것을 확인했다. 분석을 하기 해서는 

측정 항목에 한 변수들의 내 일 성을 갖춰야 

한다. Cronbach alpha계수 분석에서 Alpha값은 모

두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내 일 성

이 양호함을 보여 다. 

5.3.2 확인  요인분석 

본 연구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확인  요인분석 결과 는 788.044(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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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1 2 3 4 5 6 7 8

투명성 1

보안성 .104 1

가용성 .387** .021 1

다양성 .376** .281** .239** 1

인지된 유용성 .418** -.087 .253 .387** 1

인지된 험 -.154* -.407** -.046 -.297 -.215** 1

인지된 복잡성 -.189* -.008 .182* -.349** -.331** .560** 1

신 항 -.277** -.241** .058 -.532** -.512** .581** .636** 1

수용의도 .258** .352** -.061 .560** .433** -.605** -.642** -.844**

<표 4> 요인간 상 계

369, p < 0.001), CMIN/DF(/df) = 2.136으로 나타

났으며, CFI = 0.930, IFI = 0.931, RMR = 0.046, RMSEA 

= 0.082로 모든 합도지수가 기 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구조방정식의 타당성을 나타내

는데 0.5 이상으로 확인 다. 개념신뢰도(C.R.) 값

은 0.7 이상이며, 표 화계수는 0.7 이상으로 나타

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은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3 상 계표 

연구변수인 보안성, 투명성, 가용성, 다양성과 

기술수용  신 항 변수인 인지된 유용성, 인

지된 험, 인지된 복잡성, 신 항 그리고 종속

변수인 수용의도의 향을 분석하기 하여 요인

분석에 의해 추출된 요인들 간의 상 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5.3.4 연구가설의 검증

이 연구에서는 AMOS 22.0를 이용해 가설 검정

을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 선택한 방법론은 최

우도법 기반의 구조방정식이다. 분석결과 값은 

147.978(df = 11, p < 0.001), CMIN/DF(/df) = 13.453

으로 나타났으며, CFI = 0.803, IFI = 0.810, GFI =

0.849, RMR = 0.130, NFI = 0.797, RMSEA = 0.271

로 모든 합도지수가 기 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의 구조방정식 결과를 볼 때, 보안성은 

인지된 험( = -0.35, p < 0.001)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H2는 채택되었으며,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복잡성에 해서는 가설에서 제

시한 방향으로 유의한 향을 보이지 않아 H1, H3는 

기각되었다. 투명성은 인지된 유용성( = 0.294, p

< 0.001)과 인지된 복잡성( = -0.187, p < 0.05)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H4, H6은 채택

다. 가용성은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험, 인지

된 복잡성에 모두 가설에서 제시한 방향으로 유의

한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H8, H8, H9는 

기각되었다. 다양성은 인지된 유용성( = 0.319, p

< 0.001), 인지된 험( = -0.183, p < 0.05), 인지

된 복잡성( = -0.394, p < 0.001)에 한 유의한 

향을 나타내는 H10, H11, H12는 채택되었다. 한

편, 기술수용  신 항 변수인 인지된 유용성

은 신 항에 유의한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 -0.362, p < 0.001), 인지된 험

은 신 항에 정  향을( = 0.389, p <

0.001), 인지된 복잡성 역시 신 항에 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 0.394, p < 0.001) 

H13, H15, H17는 채택되었다. 반면 인지된 유용성

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H14는 기각되었다. 인지된 험( = -0.151, 

p < 0.01), 인지된 복잡성( = -0.146, p < 0.01)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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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 S.E. C.R. P Label

인지된 유용성 ← 보안성 -0.208 0.049 -3.061 0.002 기각

인지된 험 ← 보안성 -0.350 0.073 -4.86 0.001 채택

인지된 복잡성 ← 보안성 0.115 0.076 1.632 0.103 기각　　

인지된 유용성 ← 투명성 0.294 0.130 3.936 0.001 채택

인지된 험 ← 투명성 -0.060 0.193 -0.769 0.442 기각

인지된 복잡성 ← 투명성 -0.187 0.200 -2.425 0.015 채택 

인지된 유용성 ← 가용성 0.067 0.079 0.945 0.344 기각　

인지된 험 ← 가용성 0.029 0.117 0.385 0.700 기각　

인지된 복잡성 ← 가용성 0.346 0.121 4.701 0.001 기각

인지된 유용성 ← 다양성 0.319 0.075 4.344 0.001 채택　

인지된 험 ← 다양성 -0.183 0.111 -2.365 0.018 채택

인지된 복잡성 ← 다양성 -0.394 0.115 -5.191 0.001 채택

신 항 ← 인지된 유용성 -0.362 0.064 -6.448 0.001 채택

수용의도 ← 인지된 유용성 0.017 0.057 0.350 0.727 기각

신 항 ← 인지된 험 0.346 0.045 6.217 0.001 채택

수용의도 ← 인지된 험 -0.151 0.040 -3.149 0.002 채택

신 항 ← 인지된 복잡성 0.389 0.043 6.923 0.001 채택

수용의도 ← 인지된 복잡성 -0.146 0.039 -2.939 0.003 채택

수용의도 ← 신 항 -0.672 0.061 -11.222 0.001 채택

<표 5> 구조방정식 평가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보안성 투명성 가용성 다양성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험

인지된 

복잡성

신 항 -0.001 -0.2*** 0.12* -0.332*** - - -

수용의도 0.033 0.176*** -0.134* 0.314*** 0.262*** -0.233 -0.243***

<표 6> 간 효과 분석 결과

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16, H18은 채택되었다. 끝으로 신 항은 이 정

보 랫폼에 한 수용의도에 부정 인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 -0.819, p < 0.001) H19는 채

택 다. 

본 연구의 연구변수인 보안성, 투명성, 가용성, 

다양성이 신 항  수용의도에 미치는 간 효

과의 확인을 해 부트스트래핑방식(Bootstraping, 

2,000회, 95%)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신

항에 하여 투명성과 다양성은 유의한 간 효

과를 지니고, 가용성 한 미미한 유의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의도에 해서도 투명성과 

다양성은 강한 유의성을 나타냈고 가용성은 미미

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 항 변

수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복잡성은 수용의도

에 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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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유 자분석 서비스는 비용의 지속  감소  

법 규제환경의 변화로 시장성이 확 될 것으로 

망된다. 그러나 개인의 유 정보를 다루는 종류다 

보니 사용자의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업계에서는 블록체인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이 안으로 제시되고 있

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과 신 항모델

을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

에 한 사용자의 신 항과 수용의도를 결정하

는 요인을 분석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블록체인의 특성  외부로

부터의 해킹이나 공격에 데이터를 안 하게 보호

하는 것을 의미하는 보안성은 인지된 험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 정보

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생체 데이터이므

로 안 한 보안이 확보되지 않을 때, 사용자는 

랫폼에 한 거부감을 갖기가 쉽다.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유 정보의 유통, 장, 보  등 유 정

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때문

에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의 신 항을 낮추고 

수용성을 높이는 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의 인지된 유용성에 정  향을  

것으로 상했지만 결과는 그와 반 로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인

지된 유용성은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이고 활용가치가 있

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 으로 보안을 

강화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신분을 인증하는 과정

이 추가 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사용

자의 입장에서 개 추가 인 인증 차와 같이 번

거로운 작업을 요구하며 사용자는 이용에 불편함

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인지된 유용성이 감

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박정홍(2018b)

이 의료분야에서 블록체인 특성이 수용의도에 미

치는 향 분석 연구에서, 블록체인의 보안성으로 

인해 의료정보시스템의 보안수 이 강화됨으로 

사용자가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오히려 

보안성이 낮아질수록 사용자는 유용하다고 느끼

는 것을 확인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정보사용 기능과 내역이 투명하게 리되고 정

보 이용에 장벽이 없는 정도로 정의되는 투명성은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복잡성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블록체인의 분산원

장 방식을 통해 사용자가 유 정보에 한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유 정보

의 보호  리에 한 사용자의 비용을 낮추고 

정보 활용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기존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의 경우 유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하는데 차가 복잡하고, 소요되는 시간 한 

길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사용자로 하여  유

정보에 한 내역을 원하는 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 자분석이 

보다 수월해진다. 따라서 블록체인에 의한 시스템

의 투명성은 블랙박스와도 같은 기존 유 자분석 

서비스에 비하여 인지된 유용성을 높이고, 인지

된 복잡성을 인다. 이는 사용자의 신 항을 

이고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한편, 블록

체인에 의해 구 되는 투명성은 유 정보의 오용 

험이 어들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의 인지된 험을 낮출 것으로 측했지만, 이 연

구결과에서는 유의한 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사용자에게 편의성 등의 

이 은 제공하지만, 그 다고 이 속성이 정보 보

안 등에 직 인 향은 주는 것이라고 보긴 어

렵다는 게 이 결과가 제시하는 내용이다. 사용자

가 느끼는 험성은 블록체인 랫폼이 지닌 물리

 험, 기능  험, 심리  험, 사회  험 

등을 의미한다. 유 정보  거래 내역을 투명하

게 확인 가능하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안 하게 보

호될 것이라는 신뢰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된 험을 이기 해서는 단

순히 투명한 공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

질 으로 개인정보가 지켜지고 보호될 수 있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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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러 분야 서비스와 유연하게 연계될 수 있는 

블록체인 특성으로 인해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용

도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다

양성은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복잡성에 모두 

향을 주어 신 항을 낮추고 수용의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는 유 정보

를 활용하여 더욱 심층 인 의료 서비스와 건강

리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은 여러 분야 서비스와 연동될 

수 있어서, 유 정보에 한 확인뿐만 아니라 각

종 의료 서비스,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

스, 보험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시스템을 얻을 수 있는 인지된 유용성이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경우, 모든 

것을 개별 으로 이용하는 것에 비해 간단 용이해

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인지된 복잡성은 낮아질 것

이다. 블록체인의 다양성이 인지된 복잡성을 감소

시키는 결과는 다양성이 사용자의 용이성을 높인

다는 기존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김성 , 안승범, 

2018; 이상  등, 2011). 다양성의 능가는 신 항

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이를 매개로 하여 사용자

의 수용의도는 강화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을 사용

하는 것이 효율 이며 활용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인지된 유용성은 유 자분석 정

보 랫폼에 한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지된 유용성이 

신 항에 부정 인 향을 끼친다는 결과와 

<표 6>의 간 효과 분석 결과를 볼 때, 인지된 유

용성이 수용의도에 직 으로 정  향을 주

지는 않지만 신 항을 매개로 하여 수용의도에 

끼치는 간 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했다. 이는 고

제욱 등(2019)이 진행한 융분야에서 블록체인

의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연구에

서, 블록체인의 가용성이 신 항을 매개하여 블

록체인 수용의도에 향을 끼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블록체인의 속성인 보안

성, 투명성, 가용성, 다양성은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험, 인지된 복잡성에 유의한 향을 

으로써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사용자의 신 항을 낮추고 수용의도를 높

인다는 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유 자

분석 서비스에 내재된 한계 을 극복하고, 보다 

고도화된 정보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데 블록체인 

시스템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을 실증  연구

를 통해 제시했다. 

블록체인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복잡한 하이테크 기술이다. 사용자는 블록체

인에 해 가지고 있는 생소함을 분석 랫폼에 

해 혼재하여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

반 랫폼을 제공하고자 할 때, 기술  완성도뿐

만이 아니라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 측면에

서 최 한 쉽고 사용자 친화 인 형태로 구 해야 

사용자들의 수용도가 높아짐을 숙지해야 한다.

이 연구는 몇 가지 기여 을 지닌다. 그동안 바

이오산업에서는 블록체인을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결합한 고도화된 모델이 제안되어 왔지만, 

이에 한 소비자의 수용 태도에 한 연구는 진

행된 바 없었다. 새로운 신의 확산에 한 경향

을 측하기 해서는 시장 수용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수용과 련한 모델

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항요인과 수용요인에 향을 미

치는 핵심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 으로 밝 , 블

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근에 한 사용자 유효성

을 처음 검증했다는 데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한, 기존의 기술수용 연구에서는 신의 

정 인 면에만 을 맞추어 편향된 결과를 제시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유 자분석 정보 랫

폼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는 사

용자들의 거부감이 크고 신뢰성을 갖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편향된 연구가 치 않다. 이 

연구는 기술수용모델과 신 항모델을 결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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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 시각에서 균형 있는 분석을 했다는 에

서도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는 실무  시사  한 제공한다. 이 연

구는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의 수

용의도를 높이기 한 핵심요인이 무엇인지를 블

록체인 속성을 심으로 제시했다. 유 자분석 정

보 랫폼을 비하는 업계에서 서비스를 고도화

하기 해 요하게 고려해야 할 구체  속성이 

무엇인지 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

다. 특별히 기존 유 자분석 정보 랫폼이 갖고 

있던 불투명성, 비가용성 등이 블록체인 랫폼을 

통해 극복될 수 있으며, 나아가 랫폼을 통해 보

안성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사용자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한 요건임을 이 연구는 제시

했다. 

이러한 블록체인 시스템은 단순히 기업이나 기

 등 개별 주체의 노력으로 이 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유 자분석 기 , 제약회사, 의료기  등 

다양한 주체들이 랫폼에 연계되어 일종의 생태

계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는 의료  제도  사

회  진환경의 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부 차

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가령, 에스토니아 정부 

디지털 로젝트 ‘e-Estonia’를 추진하여 데이터

랫폼 ‘X-Road’을 구축해 자투표, 의료처방, 세

납부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기  

에스토니아의 X-Road를 통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

는 2,643개에 이르며 세  련 업무뿐만 아니라 

의료처방 서비스와 같은 업무, 마트 할인, 버스요

 충 , 기차표 매, 유치원  학교 입학 등록 

등의 생활서비스까지 이용한다(배 임 등, 2018).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했듯이 블록체인을 통한 보

안성, 투명성, 가용성이 증진되며 다양한 서비스

와의 호환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는 블록체인에 연계된 새로운 신을 시도하는 게 

수월하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를 만들기 

한 인 라 조성 등 정부 주도의 건설 인 지원

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 도 지닌다. 먼 , 이 

연구는 20~50 에게 블록체인 기반 유 자분석 

정보 랫폼에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이에 

한 설문 회수율이 20~30 가 압도 으로 높음

을 확인했다. 이는 동일한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

된 설문조사, 특히 온라인 설문에서 40~50 의 일

반사용자들이 신기술을 생소하게 여겨 설문조사 

회수율이 낮았던 것으로 상한다. 그러나 표본의 

분포가 편향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한 

일반화를 하는 것이 어렵다. 추후  연령 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 더욱 균형 있는 결론

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한, 블록체인  유 자분석 서비스는 아직 

상용화가 활발히 되지 않은 신이다 보니 일반인

에게는 둘 다 생소한 개념이다. 연구를 정확히 수

행하기 해서는 설문 참가자들이 일반 인 블록

체인 이해뿐만 아니라 유 정보 분야에서 용되

는 블록체인의 심층  이해가 요구된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유 자분석 모두에 한 이해가 충분

하거나, 사용 경험이 있는 상이 소수인 것은 이 

연구가 가진 한계로 작용한다. 추후 소수의 문

가를 상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델 이 기법을 활용하여 유

자분석 서비스에서의 블록체인 용에 한 효

과  망을 분석하면 이러한 한계 을 다소 완

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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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lockchain is a core technology to solve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data management issues, 

which are limitations of existing Genomic Sequencing services. Due to continuous cost reduction and 

deregulation, the market size of Genomic Sequencing has been increasing, also the potential of services 

is expected to increase when Blockchain’s security and connectivity are combined. We created our research 

model by combining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and the Innovation Resistance Theory 

also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nce intention and innovation resistance of the Blockchain 

Based Genomic Sequencing Information Platform. A survey was conducted on 150 potential users of 

Blockchain and Genomic Sequencing services.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setting the four Blockchain 

variables: Security, transparency, availability, and diversity). Also, we set the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risk, and Perceived Complexity for Technology Acceptance and Innovation Resistance variables and analyzed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Blockchain on acceptance intention and innovation resistance through 

these variables. Through this analysis, key variabl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mportant to reduce resistance 

and increase acceptance intention could be identified. This study presents innovation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companies preparing a new Blockchain Based Genomic Sequencing Information Platform.

Keywords: Blockchain, Genomic Sequencing servic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Innovation Resistance Theo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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