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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자지갑, 디지털화폐, 선불포인트, 선불카드 같은 선불 자지 수단의 사용이 차 증가하고 

있다. 선불지 수단은 선 충 , 후 사용이라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는 선불 충 이 필요한 서비스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충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하여 

기술수용모델을 변형하여 실증 으로 연구하 다.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충  이용의도에 련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기존 간편결제와 자화폐에 한 연구들을 통해 요인 변수를 도출하 다. 

선불 교통카드 사용자를 상으로 조 효과를 심으로 온라인 충 의 이용의도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 독립변수 에서 ‘편리성’, ‘보편성’, ‘자기효능감’은 매개변수인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유용성’은 종속변수인 ‘이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용자들의 성별,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쇼핑 구매빈도, 모바일충  이용빈도, 교통카드 

이용형태 등에 따라서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의도’에 조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시사 으로 

선불 서비스의 유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비스에 한 개선과 차별화된 마 의 필요성을 제안하 다. 

다른 요인변수와 조 변수를 추가하여 자지갑, 간편결제포인트, 디지털화폐 등의 서비스를 상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 다.

키워드 : 선불 자지 수단, 디지털화폐, 간편결제, 온라인 충 , 서비스 이용의도, 서비스특성, 

개인 요인, 기술수용모델

Ⅰ. 서  론

1.1 연구배경

비 면 경제의 확산,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융 분야에서 디지털로의 환이 빠르게 이루어지

고 있다. 동 이나 지폐를 사용하지 않는 모바일 

간편결제, QR결제, 자지갑, 디지털화폐 등의 사

용이 늘어나면서 “  없는 사회”로의 환도 가

속화되고 있다(한국은행, 2021). 융 서비스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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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로의 환은  가치를 자 으로 변환

하여 온라인에 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디지털 융 서비스들은 실생활에서 모바일 간편

결제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다. 

모바일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 폰 결제 등 여러 결제수단을 간편결제 서비스

에 등록한 뒤 결제비 번호 는 생체인증만으로 

결제하는 서비스이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네이

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SSG페이 

등 약 10여 개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있다. 부

분의 간편결제 업체들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등

과 같은 타 결제수단의 지불 계를 넘어서 자체

으로 발행하는 선불포인트 는 디지털화폐 형태

의 선불 자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선불 자

지 수단은 본질 으로 선 충 , 후 사용이라는 

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간편결제 회사들은 다양

한 충  수단, 할인과 쿠폰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

서 선불결제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선불 자지 서비스는 이용자가 거래 을 

미리 충 한 선불 으로 지 하거나 송 할 수 있

도록 선불 을 발행하고 리하는 서비스이다. 선

불카드, 교통카드, 선불포인트, 디지털 화폐 등이 

있다. 선불서비스는 결제, 송 이체, 소액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편리한 자 융 서비스 

의 하나이며 충 해서 사용해야 한다. 오 라인 

충 은 인 라 구축(충  단말기, 키오스크 등), 

면 충  서비스,  취 에 따른 비용 등이 

발생한다. 온라인 충 은 오 라인에 비하여 편리

하고 경제 이나 본인확인, 결제 로세스 처리, 

결제 승인, 사용부인 방지, 해킹 방지 등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선불 자지 수단을 활성화하

기 해서는 충 에 향을 주는 요인을 각 사용

자 집단 별로 구분하여 실증 으로 연구해 볼 필

요성이 제기 된다. 

기존의 선불 자지 수단과 간편결제에 련

된 연구는 충 서비스에 한 구체 인 연구 보다

는 주로 기술분야에 을 두는 연구(김의석, 

2020), 핀테크와 서비스의 수용․이용의도에 한 

연구(은지훈, 김상 , 2018; 진로, 이동명, 2017; 하

석 등, 2017), 서비스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

(이 형 등, 2016; 정기석, 2015)와 정책분야에 

한 연구(함형범, 2020)가 부분이다.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충 의 이용의도에 한 선행연

구는 많지 않다. 한 사용자 집단의 특성에 따른 

조 효과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 각 요인 별로 충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 차이에 한 

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불 자지 수단 온라인 충 의 이

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용자 집단 별

로 조 효과를 실증 으로 연구하여 선불 자자

수단 서비스 확산에 유용한 시사 을 발견해 보

고자 한다. 표 인 선불 자지 수단인 교통카

드는 화된 서비스로 다양한 충  서비스의 이

용 사례를 확보하고 있고, 사용자 집단의 세부 구

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 효과에 기반해서 충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

용자 집단 별 상호 향도 차이를 세부 으로 살

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선불 교통카드의 온라인 충 서

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선불 자지

수단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간편결제 업체들

에게도 온라인 충 서비스의 개선과 운 에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화폐, 디지털화

폐도 일반거래에 사용되기 해서는 선불 자자

수단의 충 과 유사하게  가치를 자지

갑에 디지털 형태로 장하여야 한다. 디지털화폐

가 지 결제 수단으로써의 이용에 도움이 되고 

 없는 사회로의 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가 되

었으면 한다. 

1.2 연구 목   의의

 본 연구는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충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조 효과를 실

증 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선불 자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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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화폐 선불 자지 수단 암호화폐

형태 주화, 지폐 IC카드형, 네트워크형
IC카드형, 네트워크형,Digital 

Currency
Digital currency

용사례 국가별 통화 몬덱스, 비자캐시, K-cash
T-money, 네이버포인트, 

페이머니, 토스머니
비트코인, 이더리움

발행기 앙은행 융기 비 융기 , 자 융회사 없음

충 여부 불필요 필요 필요 채굴, 필요

사용처 모든 거래 가맹 가맹 거래소, 가맹

법정통화와 

교환성
부가능 법정통화로 충   환 가능

법정통화로 충 은 

가능하지만환 은 제한됨
거래소를 통하여

<표 1> 선불지 수단과 화폐의 특징 비교

출처: 신동희, 김용문(2016), 재구성.

서비스를 출시하고 다양한 혜택을 고객들에게 제

공하고 있는 황을 정리하고, 기존 연구모델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

인 충  이용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과 인과 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교통카드 사용자를 상으로 충 서비

스의 이용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과 조 효과를 

세부 으로 분석하여, 선불 자지 서비스를 확

하기 한 시사 을 제안한다. 더불어 교통카드

를 포함하여 타 선불 자지 수단의 개선 과 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2.1 선불 자지 수단

선불 자지 수단이라 함은 이  가능한 

 가치가 자  방법으로 장되어 발행된 증표 

는 그 증표에 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

로부터 재화 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가를 지

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자 융거래법 

제2조). 선불 자지 서비스는 결제뿐만 아니라 

송 , 투자, 공과  납부 등 다양한 역으로 서비

스 범 를 확 하고 있다.

신동희, 김용문(2016)은 자화폐를 비트코인, 

IC카드형, 디지털화폐 등으로 분류하고 자화폐

로써의 비트코인의 수용의도를 실증 으로 분석

하 다. 김의석(2020)은 디지털화폐가 발행 주체

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고, 실에서 실 되기 

해서는 디지털화폐가 사용자에게 실질 인 편익

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사회  기술인 화폐가 디

지털화되기 해서는 제도의 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융 원회는 은행에 가까운 종합지 결제사

업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네이버, 페이코, 토

스 등의 기업은 종합지 사업자로 융 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단일 라이선스로 자화폐, 선불

자지불업을 포함하여 자 이체업, 결제업, 

결제 행업 등 과 출을 제외한 모든 융업

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융 는 핀테크 

기업이나 신용카드사 등에게도 지불결제와 송  

등의 지시를 받아 융회사 등에 이체를 실시하도

록 달하는 업종인 마이페이먼트(지 지시 달

업)도 새로 개정되는 자 융거래법에 도입하기

로 했다.

정기석(2015)은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으로 유

연하고 차별 인 보안,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법

제도 정비, 서비스의 차별화 등을 제안하 다. 함

형범(2020)은 세계 각국 정부에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한 연구와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 모바일 간편결제시장의 속한 성장은 

보안성을 확보하면서 편리성을 추구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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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 융거래법 개정방향과 자본  규모( 융 원회, 2020년)

구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삼성페이

선불 자지 수단 네이버페이포인트 페이머니 페이코포인트 토스머니 ×

충

수단

유료
계좌이체, 폰빌, 

교통카드, 편의
계좌이체

계좌이체, 폰빌, 

교통카드, 편의 , 

소액 출, ATM입

계좌이체 ×

무료 소핑 립 소핑 립 소핑 립 ×
게임, 

소핑 립

결제

방식

온라인
WEB 로그인→WEB

QR/PUSH

→APP
로그인→APP

PUSH

→APP

PUSH

→APP

APP APP APP APP APP APP

오 라인 QR/바코드 QR/바코드 NFC/QR × MST/NFC

혜택

온라인
네이버페이

포인트 립

카카오머니

립
페이코포인트 립 ×

리워즈포인트 

립
오 라인

제휴카드 사용시 

집

제휴카드

사용시 립

<표 2> 간편결제 비교

상황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 다. 이 형 

등(2016)은 동  없는 사회를 구 하기 해 충

식 선불카드와 블록체인 공유지갑에 거스름돈을 

립해주는 방식을 비교하면서 충 식 선불카드

는 립이 편리하고 블록체인 공유지갑은 립 시에 

안 하고 보안이 강하다고 주장하 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토스 등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신세계, 롯데, 옥션 등 유통업체들도 독자

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호 제

휴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자 융회사들은 결제

수단의 지 계를 넘어서 자체 으로 선불 자

지 수단을 출시하여 독자 인 지 결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기반의 간편결제 회사

는 오 라인 거래로 시장을 확 하고 있고 오 라

인 유통회사들도 성장하는 온라인 주문시장에 빠

르게 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네이버페이포인트, 카카오페이머니, 페이코포

인트, 토스머니 등은 간편결제사에서 제공하는 선

불 자지 수단이며 온․오 라인에서의 사용 

활성화를 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2 선행연구

신규서비스나 제품을 수용하는 데 있어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새로운 서비스나 정보기술을 수용자가 어떻게 수

용하는 지에 한 연구들은 신념, 태도, 행동 의도 

등을 다루는 사회심리학  이론을 모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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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술수용모델 연구의 변수 별 분류(유재 , 박철, 2010)

이 분야의 표 인 이론들을 살펴보면, Fishbein 

and Ajzen(1975)의 합리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

(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Davis(1986)의 

기술수용이론(Technology Acceptance Model), Venkatesh 

et al.(2003)의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등이 

있다. 

합리  행동 이론(TRA)은 인간의 행동과 태

도 사이의 계를 규명한 연구이다. 행 에 한 

태도(Attitude toward Behavior)와 주  규범

(Subjective Norm)이 행동의도(Behavior Intention)

에 향을 미치고 이는 행동(Behavior)으로 연결된

다고 주장한다. TRA는 소비행동과 행동 성과를 

측하는 유용한 모델이며 계획된 행동이론과 기

술수용모델의 이론  토 를 제공하고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TPB)은 합리  행동 이론에 

지각된 행동 통제감(Perceived Behavioral Control)

이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확장한 것이다. 실제로 

많은 행동의 수행이 완 한 의지  통제하에 있지 

않으며, 모든 행동의 선택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jzen(1991)은 기존의 TRA

에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TPB를 제안하 다. 실 으로는 개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 해서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하에 있어야 하며, TRA만으로는 설

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단한 

것이다.

기술수용모델(TAM)은 수용자의 수용행동을 설

명하기 한 모델로 Davis(1986)가 정보기술과 

련된 MIS 분야에 처음 소개하여 많은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개인의 정보기술에 한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로 지각된 사용용이성

과 지각된 유용성을 제시했다. 외부변수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향을 미치고 이 

두 변수는 정보기술 사용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며, 그 태도는 사용의도에 향을 주고 최종

으로 실제시스템 이용에 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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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상화폐 거래소 수용의도에 한 연구 모형(정석찬, 최창원, 2018)

기술수용모델은 투입변수 별 특성으로 독립변수

군, 매개변수군, 종속변수군, 조 별수군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독립변수로는 시스템 특성요

인, 사회  특성요인, 개인  특성요인에 한 변

수들이 사용되었고, 매개변수에는 유용성, 용이

성, 추가 신념변수들이 사용되고 있다. 조 변수

로는 문화, 인구통계, 경험, 개인  특성요인들이 

사용되고 있다(유재 , 박철, 2010).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은 기술수용모형에 

소비자의 행동의도, 행동의 결정요인 등 다양한 

소비자 수용이론을 통합하여 고려한 이론이다. 성

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이 소비

자의 수용  사용 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

한다. 한 성별, 연령, 경험, 자발성은 계를 조

하는 조 변수로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UTAUT는 수용자들의 정보기술수용과 사용

행동을 설명하는데 간단하고도 설명력이 높은 모

형과 확장 연구의 이론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Venkatesh et al., 2003).

간편결제, 자화폐, 핀테크 분야에서 기술수

용모델과 통합기술수용이론에 기반한 선행연구

들은 각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외생변수들로 확장

하여 다양하게 검증해오고 있다. 류재철, 류춘호

(2005)는 안정성, 보안성, 차용이성이 문형 

자쇼핑몰에서 자화폐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이 크다고 주장하 고, 하 석 등(2017)은 서

비스특성, 시스템특성, 개인  특성, 지각된 용이

성과 유용성을 변수로 제시하 다. 정석찬, 최창

원(2018)은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과 기술수

용모델을 바탕으로 개인  특성, 시스템  특성, 

사회  특성을 독립변수로 지각된 신뢰성과 수용

의도를 매개  종속변수로 제시하 다. 

은지훈, 김상 (2018)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

스의 특성이 지각된 유용성을 경유하여, 만족으로 

이어져 지속  이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진로, 이동명(2017)은 개인  특성  

자기효능감과 합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정  

향을 미쳤고 서비스특성은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분석하 다. 이홍재(2017)는 

개인특성과 서비스특성은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

서 향후 지속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고, 각 계층 

간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들은 모바일 간편결제서

비스의 향후 지속 사용의도에 요한 차이를 나타

내는 요인이라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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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모형

Ⅲ. 연구모형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술수용

모델을 변형하여 연구 모델을 <그림 4>와 같이 

제시하 다. 선행 연구(류재철, 류춘호, 2005; 유재

 등,2018; 은지훈, 김상 , 2018; 이홍재, 2017; 

장태락, 이종호, 2016; 정석찬, 최창원, 2018; 진로, 

이동명, 2017; 하 석 등, 2017)에서 다루어진 특성 

변수를 바탕으로, 외부변수로 서비스특성과 개인

 요인을 선정하여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충  이용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과 조 효과 분

석에 을 두고 모델을 구성하 다. 사용자 집

단의 특성에 따른 이용의도에의 향도 차이를 알

아보고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충 의 확

와 마  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사회  특

성 요인보다는 서비스특성과 개인  요인 분석에 

을 두었다. 서비스 특성의 변수는 선행 연구

에서 이용의도에 향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편리

성, 보편성, 신뢰성을 선정하 다. 개인  요인도 

서비스 개선과 마  방안 수립에 시사 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 지식, 동기 등의 요소보다는 

자기효능감과 신성에 을 맞추어 향요인

을 분석하 다.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서비스나 정보기술을 사

용하는 것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데(Davis, 1986), 이용방법이나 기능을 쉽

게 배우고 느끼며, 이용을 해서 많은 노력이 필

요하지 않는 정도로 정의된다(하 석 등, 2017). 

교통카드, 자화폐, 선불포인트 등과 같은 선불

자지 수단은 이미 다년간의 사용자 경험을 확보

하고 있으므로,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련된 요인

들은 본 연구의 목 에 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제외하 다. 정석찬, 최창원(2018)은 지각된 신뢰

성만을 고려하 고, 류재철, 류춘호(2005), 은지훈, 

김상 (2018), 이홍재(2017)는 지각된 유용성만을 

고려하 다. 본 연구도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

인 충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조 효과 

분석에 지각된 유용성만을 고려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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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형은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충 서비

스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탐구하는데 있어

서, 사용자 집단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향도 차이

를 요인변수 별로 분석하여 선불 자지 수단의 

실질 인 마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연구

를 설계하 다. 각 집단 별 향도 차이를 검증하기 

한 조 변수는 선행연구(김석환 등, 2018; 백상

용, 2009; 유재 , 박철, 2010; 은지훈, 김상 , 2018; 

이홍재, 2017)를 바탕으로 성별,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쇼핑 구매빈도, 모바일충  이용빈도, 교통

카드 이용형태 등으로 제안하 다. 

3.2 연구가설

3.2.1 독립변수 가설

서비스 특성은 정보시스템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정보시스템의 수용여부의 요한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홍재(2017)는 서비스 특성

으로 편리성과 신뢰성을 제시하 고, 하 석 등

(2017)은 편재성, 상환기반제공성, 호환성, 안정성

으로 제시하고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고 분석하 다. 진로, 이동명(2017)은 즉시 속성, 

경제성, 보안성을 서비스특성으로 제시하 으며, 

은지훈, 김상 (2018)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특성으로 편리성, 반응성, 편재성, 호환성, 경제성을 

제시하고 지속  이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특성으로 편

리성, 보편성, 신뢰성을 제안하고 서비스특성이 이

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것이라고 가정하 다. 

이홍재(2017)는 편리성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정도, 사용하기 편한 정

도,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

하 다. 정승은, 석 휘(2013)는 편리성을 특정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물건(도구)이나 서비스

를 사용하기에 얼마나 쉬운 정도로 사용하 다. 

은지훈, 김상 (2018)은 이용방법을 쉽게 악하

고 번거롭지 않고 결제가 편리한 정도를 편리성의 

요소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편리성을 선불지

수단의 모바일 충 을 사용하기 쉽고,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지각된 유용성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다. 

은지훈, 김상 (2018)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특성

으로 제시한 편재성을 다양한 목 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지각된 유용성

에 유의한 향을 보인다고 하 다. 정석찬, 최창원

(2018)은 편재성 개념을 언제, 어디서나 속이 가

능한 특성으로 유비쿼터스 속성의 개념을 제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성을 선행연구의 편재

성 정의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정도, 장소에 상 없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정도, 이동 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정도, 다양

한 충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정도로 제안하고 지

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다. 

이홍재(2017)는 신뢰성을 서비스 이용 신뢰 정

도, 서비스 품질의 믿음 정도, 제공하는 혜택의 믿

음, 제공하는 회사의 믿음으로 제시하 다. 진로, 

이동명(2017)은 보안성을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고 해킹으로부터 안 한 정도로 제시하 고 보안

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향이 거의 없다

고 분석하 다. 하 석 등(2017)은 서비스와 시스

템의 안정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

친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충  

서비스  제공 회사에 한 신뢰하는 정도로 정의

하고 충  서비스의 신뢰 정도,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가 없는 정도, 해킹으로부터 안 한 정도, 충

한도가 있어서 안심이 되는 정도로 제안하고 지각

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 특

성 요인으로 편리성, 보편성, 신뢰성의 독립변수

가 경험한 서비스에 한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 다.

H1-1: 온라인 충  서비스 특성의 편리성은 경

험한 서비스에 한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 온라인 충  서비스 특성의 보편성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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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서비스에 한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3: 온라인 충  서비스 특성의 신뢰성은 경

험한 서비스에 한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유재 , 박철(2010)은 개인  특성 요인들을 이

용경험, 자기효능감, 개인 신성, 교육훈련, 지식, 

감정 등으로 분류하 다. 정석찬, 최창원(2018)은 

소비자 신성과 자기효능감을 개인  특성으로 

제안하 고 신성과 효능감이 높을수록 수용의

도에 향도가 높다고 주장하 다. 하 석 등

(2017)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와 선불 자지 서비스 특성을 고려

하여 개인  요인으로 개인 신성과 자기효능감

을 제안한다. 신성과 효능감이 높을수록 온라인 

충  이용의도에 향도가 높다고 가정하 다. 

Rogers(2003)는 신은 개인 는 다른 채택 단

들이 새롭다고 인식되는 아이디어, 행, 사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홍재(2017)는 모바일 간

편결제를 받아들이는 사용자의 신 정도로 정의

하 다. 진로, 이동명(2017)은 개인 신성이 지각

된 용이성에의 향은 미미한 반면 지각된 유용성

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분석하 다. 본 연구

에서는 신성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  신 서비

스나 기술을 수용하려는 정도로 정의하고 신기술

을 먼  수용하는 정도,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

를 먼  받아들이는 정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

이고 즐기는 정도, 새로운 일에 도 하는 정도의 

항목으로 제안한다.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특정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Bandura, 1977). 교육과 학습 역

에서는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에 한 

사용자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요인으로 이용되고 

있다(Shaw, 2014). 하 석 등(2017)은 효능감을 새

로운 제품이나 기술에 잘 응할 수 있는 능력에 

한 확신의 정도로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충  서비스의 특성을 잘 숙지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사용방법을 잘 알고 있는 

정도, 충 서비스에 하여 잘 알고 있는 정도, 서

비스의 장․단 을 알고 있는 정도, 가장 편리한 

충  수단을 추천할 수 있는 정도의 4가지 항목으

로 제안한다.

H1-4: 온라인 충  서비스에 한 개인  요인의 

개인 신성은 경험한 서비스에 한 지각

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5: 온라인 충  서비스에 한 개인  요인의 

자기효능감은 경험한 서비스에 한 지각

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매개변수  종속변수 가설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의도는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은지훈, 김상 , 2018; 이홍재, 

2017; 정석찬, 최창원, 2018; 진로, 이동명, 2017; 

하 석 등, 2017)에 기반하여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충  서비스에 맞게 항목을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한 서비스에 한 지각된 유용

성은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충 의 이용의

도에 유의 인 향을  것으로 가정하 다. 

H2: 경험한 서비스에 한 지각된 유용성은 선

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충 의 이용의

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조 효과 가설

유재 , 박철(2010)은 조 변수로 문화, 인구통

계, 개인  경험, 기술유형 등이 조 요인으로 사용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백상용(2009)은 조 변수 

탐색 결과 국가문화, 기술특성, 표본특성 등이 유의

하게 분석되었다고 주장하 고, 김석환 등(2018)은 

조 변수로 사용자의 경험을, 이홍재(2017)는 스마

트격차, 험정도, 지 결제패턴, 소득격차, 성별, 

연령 등을 용하여 조 효과를 분석하 다. 본 



이 선 구․이 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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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선불 자자 수단 사용자

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인터넷 사용시간, 온라인

쇼핑 구매빈도, 모바일충  이용빈도, 교통카드 이

용형태 등을 조 변수로 선정하 다. 각 사용자 

집단에 따라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  종속변수

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다고 제안한다. 

조 변수  교통카드 이용형태에 한 집단 구

분은 “온라인에서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라는 설문

지 응답을 기 으로 선정하 다.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쇼핑 구매빈도, 모바일 충  이용빈도의 각 

집단은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자료, 모바일 교통카

드 통계와 설문응답을 기반으로 구분하 다.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주 당 인터넷 이용

시간은 17.4시간(2019년)이고 월평균 인터넷 쇼핑 

이용빈도는 3.3회(2019년)이다(인터넷 이용 실태조

사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일 평균 인터

넷 이용시간은 2.5시간이다. 온라인 충  사용자의 

월 평균 모바일 충  이용횟수는 3회(2019년 모바일

티머니 충  통계, ㈜티모넷)로 나타났다. 

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을 참조하여 3시간을 

기 으로 인터넷 사용시간이 낮은 집단(인터넷0)

과 높은 집단(인터넷1)으로 나눴다. 인터넷 쇼핑 

구매빈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구분은 월 

평균 인터넷 쇼핑 이용빈도(3.3회)를 참조하 다. 

월간 인터넷 쇼핑 횟수가 4회 이하면 낮은 집단(온

라인0)으로 5회 이상이면 높은 집단(온라인1)로 

구분하 다. 모바일 충 의 이용빈도의 집단 구분

은 월 평균 3회를 기 으로 3회 이하를 낮은 집단

(모바일충 0), 4회 이상을 높은 집단(모바일충

1)으로 구분하 다.

성별에 따라, 서비스 특성과 개인  요인이 매개

변수인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의 차이와, 지

각된 유용성이 온라인 충 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H3-1A: 독립변수 요인이 경험한 서비스에 한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서 성별이 조 효과를 보일 것이다. 

H3-1B: 경험한 서비스에 한 지각된 유용성이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충 의 이

용의도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성별

이 조 효과를 보일 것이다.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와 그 지 아니

한 사용자 집단에서, 서비스 특성과 개인  요인

이 매개변수인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의 차

이와, 지각된 유용성이 온라인 충 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자 한다. 

H3-2A: 독립변수 요인이 경험한 서비스에 한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서 인터넷 사용시간의 차이가 조 효과

를 보일 것이다. 

H3-2B: 경험한 서비스에 한 지각된 유용성이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충 의 이

용의도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인터

넷 사용시간의 차이가 조 효과를 보일 

것이다. 

인터넷에서 온라인 쇼핑을 자주하는 사용자와 

그 지 아니하는 사용자 집단에서, 서비스 특성과 

개인  요인이 매개변수인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

는 향의 차이와, 지각된 유용성이 온라인 충 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3A: 독립변수 요인이 경험한 서비스에 한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서 인터넷 쇼핑 구매빈도의 차이가 조

효과를 보일 것이다. 

H3-3B: 경험한 서비스에 한 지각된 유용성이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충 의 이

용의도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인터

넷 쇼핑 구매빈도의 차이가 조 효과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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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조작  정의 측정항목 연구자(연도)

편리성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충 을 쉽고,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오 라인 충 에 비하여 편리하다.
․이용방법을 쉽게 악할 수 있다.
․시간 장소에 상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충 이 없어도 쉽게 충 할 수 있다.
․충  과정의 오 라인에 비하여 간단하다.

Nysveen et al.(2005),
이홍재(2017),
정승은, 석 휘(2013),
한동균(2015)

보편성

다양한 목 으로 언제 
어디서나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충
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실시간으로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장소에 상 없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이동  에도 이용할 수 있다.
․  외에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한다.

은지훈, 김상 (2018),
하 석 등2017)

신뢰성
충  서비스  제공 
회사에 해 신뢰하는 
정도

․충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 되지 않는다.
․해킹으로부터 안 하다
․충  한도가 있어 안심이 된다.

정석찬, 최창원(2018),
이홍재(2017)

개인 신성
다른 사람들 보다 먼  

신 서비스나 기술을 
수용하려는 정도

․다른 사람들 보다 먼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편이다.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먼  받아들인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보는 것을 즐긴다.
․새로운 일에 자주 도 하는 편이다.

Rogers(2003),
이홍재(2017),
하 석 등(2017)

자기효능감
온라인 충 서비스의 
특성을 잘 숙지하고 
있는 정도

․충 에 한 사용방법을 잘 알고 있다.
․충  서비스에 하여 잘 알고 있다.
․서비스의 장․단 을 잘 알고 있다.
․가장 편리한 충 수단을 추천 할 수 있다.

Shaw(2014),
하 석 등(2017)

<표 3> 독립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항목

모바일에서 충 을 자주하는 사용자와 그 지 

아니한 사용자 집단에서, 서비스 특성과 개인  

요인이 매개변수인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

의 차이와, 지각된 유용성이 온라인 충 의 이용

의도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4A: 독립변수 요인이 경험한 서비스에 한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데 있

어서 모바일 충  이용빈도의 차이가 

조 효과를 보일 것이다. 

H3-4B: 경험한 서비스에 한 지각된 유용성이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충 의 이

용의도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모바

일 충  이용빈도의 차이가 조 효과를 

보일 것이다.

교통카드를 온라인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와 

그 지 아니하는 사용자 집단에서, 서비스 특성과 

개인  요인이 매개변수인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

는 향의 차이와, 지각된 유용성이 온라인 충 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5A: 독립변수 요인이 경험한 서비스에 한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데 있

어서 교통카드 이용형태의 차이가 조

효과를 보일 것이다. 

H3-5B: 경험한 서비스에 한 지각된 유용성이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충 의 이

용의도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교통

카드이용형태의 차이가 조 효과를 보

일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항목

이홍재(2017), 정석찬, 최창원(2018), 하 석 등

(2017)은 측정항목을 개념 (쉽게 이용하는 정도, 이

용과정이 간단하다고 느끼는 정도 등)으로 표 하

고 김희건(2019), 은지훈, 김상 (2018)은 문장형태로 

서술하 다.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항목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표 3>, <표 4>와 같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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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73 61.3

직업

학생 52 18.4

여 109 38.7 리랜서 35 12.4

나이

10세~20세 38 13.5 직장인 116 41.1

21세~25세 21 7.4 문직/공무원 14 5.0

26세~30세 30 10.6 자 업자 19 6.7

31세~40세 58 20.6 가정주부 9 3.2

41세~50세 89 31.6 기타 37 13.1

51세 이상 46 16.3

월소득

100만원 이하 74 26.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3 36.5 100~300만원 106 37.6

학교 재학 는 졸업 163 57.8 300~400만원 46 16.3

학원 재학 는 졸업 16 5.7
400~500만원 23 8.2

500만원 이상 33 11.7

<표 5>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변수 조작  정의 측정 연구자(연도)

경험한 

서비스에 한 

지각된 유용성

온라인 충 을 이용할 경

우 유용하다고 느끼는 정

도와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효과 이라고 

지각하는 정도

․서비스가 생활 방식과 잘 맞는 편이다.

․온라인 충 은 일상생활에서 신속하게 처리

된다.

․모바일 충 은 기능과 서비스가 만족스럽다.

․서비스가 편리하고 일상생활에 유용하다.

진로, 이동명(2017),

하 석 등(2017)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충 의 

이용의도

재 는 미래에 서비스를 

사용할 의도의 강도

․앞으로도 모바일 충  서비스를 자주 사용할 것이다.

․온라인 충 을 지속 으로 이용할 것이다.

․온라인 충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것이다.

․타인에게 모바일 충  서비스를 추천 할 의향이 

있다.

은지훈, 김상 (2018),

하 석 등(2017)

<표 4>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항목

Ⅳ. 연구분석

4.1 자료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여러 선불 자지 수단  표 인 

수단의 하나인 교통카드 이용자 에서 모바일로 

충 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을 상으로 수행하

다. 가설 검증에 필요한 고객 데이터의 수집을 

하여, 온라인 설문지를 구성하고 모바일 교통카

드 충  애 리 이션에서 구  설문으로 무작  

300명에게 진행하 다. 모바일 교통카드 앱에서 

설문을 진행하여 응답자의 부분이 모바일 충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인구통계학  

정보뿐만 아니라 온라인 생활통계학  정보도 수

집하 다.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등간 

척도의 리커트(Likert) 5  척도(“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로 측

정하 다. 조사된 설문지 300부에서 모든 항목에 

같은 척도로 답한 불성실한 설문지 18부를 제외

하고, 총 282부의 설문지를 선정하여 최종 분석을 

실행하 다. 

 분석 로그램으로는 SPSS 27.0과 AMOS 26을 

사용하 다. 기술통계 빈도 분석을 실시하 고, 변

수들의 크론바 알 계수(Cronbach’s α)와 변수들간

의 신뢰도를 측정하 다. AMOS를 이용하여 구성 

변수들의 확인  요인분석과 타당성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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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인터넷 

사용시간(일)

1시간 이하 12 4.3

모바일 

충 횟수

(월)

1회 이하 105 37.2

1~3시간 86 30.5 2~3회 96 34.0

3~5시간 94 33.3 4~5회 25 8.9

5~7시간 39 13.8
5회 이상 56 19.9

7시간 이상 51 18.1

온라인쇼핑횟수

(월)

1회 이하 48 17.0

주결제

수단

신용/체크카드 160 56.7

2~4회 144 51.1 휴 폰 소액결제 58 20.6

5~7회 51 18.1 간편결제/계좌 41 14.5

8회 이상 39 13.8 기타 23 8.2

<표 6> 응답자의 온라인통계학  특성

<그림 5> 확인  요인분석

고, 본 연구 모델의 합도를 평가한 후 최종 모델을 

선정하여 가설 검정을 진행하 다. 한 조 효과

를 분석하여 각 사용자 집단 별로 변수 간에 미치는 

향요인의 차이 을 상세히 분석하 다. 

본 설문 상자의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4.2 연구모형 변수의 신뢰성  타당성 분석

4.2.1 확인  요인 분석

AMOS를 이용하여 <그림 5>와 같이 모델을 구

성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표 10>

의 분석 기 을 용하여 확인  요인분석 모델의 

합성을 분석한 결과는 모형 합도 지수는 

(CMIN) = 776.242, p = 0.000(p ≤ 0.05~0.10(표본크

기에 민감)), (CMIN)/df = 2.562(1.0 ≤ CMIN/df

≤ 2.0~3.0), RMSEA = 0.075(≤ 0.05~0.08), SRMR 

= 0.0605(≤0.08), TLI = 0.916(≥0.8~0.9), NFI = 0.887

(≥ 0.8~0.9), CFI = 0.927(≥ 0.8~0.9), PNFI = 0.7616

(≥ 0.6), PCFI = 0.801(≥ 0.5~0.6)으로 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각각의 설문 항목들이 해당하는 구성변수를 

하게 반 하 는지를 평가하기 하여 크론바 

알 (Cronbach’s alpha)를 측정하 고, 그 결과값

은 0.784~0.933 사이에 있어 일반 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0.7을 과하 다. 신뢰도  집

타당성 분석 결과 표 화 계수가 0.5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고,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

iance extracted) 값이 0.5 이상 이며, 개념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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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비표

화계수
S.E. C.R. P

표 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Cronbach 

Alpha

편리성

편리성5 1 　 　 　 0.860

0.629 0.894 0.888

편리성4 0.852 0.053 15.946 *** 0.786

편리성3 0.999 0.060 16.705 *** 0.810

편리성2 0.990 0.057 17.433 *** 0.831

편리성1 0.931 0.076 12.320 *** 0.658

보편성

보편성3 1 　 　 　 0.847

0.884 0.958 0.933보편성2 1.136 0.051 22.111 *** 0.944

보편성1 1.120 0.051 21.764 *** 0.935

신뢰성

신뢰성4 1 　 　 　 0.508

0.599 0.810 0.784신뢰성3 1.986 0.237 8.397 *** 0.915

신뢰성2 1.799 0.211 8.521 *** 0.836

신성

신성4 1.003 0.064 15.684 *** 0.801

0.688 0.898 0.901
신성3 1 　 　 　 0.834

신성2 1.089 0.059 18.513 *** 0.901

신성1 1.086 0.068 16.001 *** 0.812

효능감

효능감4 1 　 　 　 0.788

0.664 0.888 0.886
효능감3 1.049 0.072 14.598 *** 0.809

효능감2 1.117 0.072 15.517 *** 0.851

효능감1 0.954 0.065 14.639 *** 0.811

유용성

유용성4 1 　 　 　 0.801

0.759 0.926 0.915
유용성3 0.962 0.06 16.115 *** 0.833

유용성2 0.974 0.056 17.268 *** 0.875

 유용성1 1.07 0.058 18.320 *** 0.912

이용의도

이용의도4 1 　 　 　 0.807

0.809 0.944 0.944
이용의도3 1.161 0.060 19.497 *** 0.927

이용의도2 1.127 0.057 19.944 *** 0.941

이용의도1 1.164 0.059 19.678 *** 0.933

주) *p < 0.05, **p<0.01, ***p<0.001.

<표 7> 확인  요인분석

(C.R.: construct reliability)도 0.7 이상 이어서 집

타당성의 기 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별타당성 검증

별타당성 검증을 한 기 은 평균분산추출

(AVE)의 제곱근이 상 계수(Correlation)보다 크

면 변수 사이에는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하는 Fornell and Larcker(1981) 방법을 이용하 다

(우종필, 2012). 최  모델에는 서비스 특성으로 

경제성과 개인  요인으로 합성이 포함되어 있

었는데, 검증결과 별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나 최종 모델에서 제외하 다. 검증결과 AVE의 

제곱근은 아래 표와 같이 모두 상 계수보다 크므

로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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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 계

AVE
편리성 보편성 신뢰성 신성 효능감 유용성 이용의도

편리성 0.793 0.629

보편성 0.738 0.940 0.884

신뢰성 0.391 0.205 0.774 0.599

신성 0.29 0.313 0.259 0.829 0.688

효능감 0.610 0.527 0.421 0.62 0.815 0.664

유용성 0.725 0.677 0.337 0.428 0.684 0.871 0.759

이용의도 0.653 0.548 0.312 0.313 0.642 0.838 0.900 0.809

주) 각선의 굵은 씨는 AVE의 제곱근

<표 8> AVE와 상 계수 비교

계 상 계수 S.E. 상 계수+2×S.E. 상 계수-2×S.E.

편리성-보편성 0.738 0.046 0.83 0.646

편리성 - 유용성 0.725 0.055 0.835 0.615

이용의도 - 유용성 0.838 0.062 0.962 0.714

<표 9> 별타당성검증(상 계수±2×표 오차)≠1

상 계수가 0.7~0.9 사이의 높은 상 계

(Hinkle et al., 2003)이나 별타당성기 을 만족하

는 결과도 김희건(2019), 신동희, 김용문(2016), 이

홍재(2017), 정석찬, 최창원(2018)의 선행 논문에

서도 분석되었으며, 여기서는 상 계수＜AVE제

곱근, (상 계수±2×표 오차)≠1, 두 가지의 별

타당성 검증기 을 동시에 만족하고 있다(노경섭, 

2019). 

다 회귀분석의 공선성 통계량 VIF 값도 2.184, 

1.973, 1.290, 1.489, 2.049로 10보다 작은 값을 보 다. 

4.3 연구모형의 합성 분석

모델 합도의 좋고 나쁨을 단하기 한 기

으로 Hair et al.(2010)은 (CMIN), CFI, TLI, SRMR 

 RMSEA 등을 추천하고 있으며, Hoyle and 

Panter(1995)는 (CMIN), GFI, TLI, CFI 등을 추천

하고 있다(배병렬, 2015). 본 모델을 평가해 본 결과 

임계치 기 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구조방

정식 모형은 합하다고 단된다. <그림 6>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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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 지수 지표 값 임계치 기 이론  근거

모형 반

합도

χ²(CMIN) 790.418(p=0.000) p≤0.05~0.10 (표본크기에 민감) Muthen and Kaplan(1985)

χ²(CMIN)/df 2.566 1.0 ≤ CMIN/df ≤ 2.0 ~3.0 Carmines and Mciver(1981)

RMSEA 0.075 ≤ 0.05~0.08 Browne and Cudeck(1992)

SRMR 　0.0619 ≤ 0.08 Hu and Bentler(1999)

증분

합지수

TLI 0.916 ≥ 0.8~0.9 Bentler and Bonett(1980)

NF I 0.885 ≥ 0.8~0.9 Bentler and Bonett(1980)

CFI 0.926 ≥ 0.8~0.9 Bentler(1990)

간명

합지수

PNFI 0.777 ≥ 0.6 James et al.(1982)

PCF I 0.813 ≥ 0.5~0.6 James et al.(1982)

<표 10> 연구모형의 합성 분석

가설 상 계
비표 화

계수
S.E. C.R. P 결과

H1-1 편리성 → 지각된 유용성 정(+) 0.263 0.059 4.477 *** 채택

H1-2 보편성 → 지각된 유용성 정(+) 0.296 0.061 4.884 *** 채택

H1-3 신뢰성 → 지각된 유용성 정(+) 0.058 0.043 1.363 0.173 기각

H1-4 신성 → 지각된 유용성 정(+) 0.058 0.044 1.329 0.184 기각

H1-5 효능감 → 지각된 유용성 정(+) 0.294 0.053 5.503 *** 채택

H2 지각된 유용성→ 이용의도 정(+) 0.912 0.041 22.281 *** 채택

<표 11> 가설 검증 결과

주) ***p < 0.001.

<그림 7> 가설검증 결과

4.4 연구가설의 검증

4.4.1 독립변수  매개변수 가설 검증

유의수 (p<0.05)에서 총 6개의 가설  H1-3과 

H1-4가 기각되고 총 4개의 가설이 유의한 것으로 

채택되었다. 가설의 채택 여부는 C.R.(Critical Ratio)

값이 ±1.96 이상, 유의수  값(P-Value)은 0.05 이하를 

기 으로 단하 다.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충  이용의도에 한 연구

2021. 8. 193

변수 비표 화계수
DBP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남자 여자

유용성

편리성 0.48 -0.043 -2.581** 차이 있음

보편성 0.264 0.234 -0.193 차이 없음

효능감 0.3 0.661 1.989* 차이 있음

이용의도 유용성 0.971 0.909 -0.521 차이 없음

<표 12> 성별에 따른 조 효과 분석(H3-1A, H3-1B)

변수 비표 화계수
DBP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인터넷0 인터넷1

유용성

편리성 0.359 0.396 0.197 차이 없음

보편성 -0.085 0.369 2.805** 차이 있음

효능감 0.612 0.403 -1.091 차이 없음

이용의도 유용성 0.94 0.966 0.224 차이 없음

<표 13> 인터넷 사용시간 차이에 따른 조 효과 분석(H3-2A, H3-2B)

상 으로 더 큰 향을 주는 독립변수를 알고자 

표 화된 경로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의 

크기를 비교하 고 효능감(0.307) > 보편성(0.268) 

> 편리성(0.258) 순으로 나타났고 매개면수인 경

험한 서비스에 한 지각된 유용성의 표 화 경로

계수는 0.799로 나타났다.

4.4.2 조 효과 가설 분석(Moderation 

Analysis)

조 효과 분석은 비교하는 두 개별 모수의 차이

가 ±1.96 이상 이거나 는 ±2.58 이상이면 각각 

 = 0.05(*),  = 0.01(**)에서 유의 이라고 단

하는 응별모수비교(pairwise parameter compar-

ison) 방법을 용하 다(배병렬, 2015).

4.4.2.1 성별에 따른 조 효과 분석(H3-1A, 

H3-1B)

편리성은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성별

에 따라 DBP(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 between 

Parameters) -2.581**의 차이를 보 다. 남자들이 여

자들보다 편리성을 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추

정된다. 효능감은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서 DBP 1.989
*
의 차이를 보 고 여자들의 경우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유용성에 향도가 

크다고 생각된다. 

4.4.2.2 인터넷 사용시간 차이에 따른 조 효과 

분석(H3-2A, H3-2B)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이 3시간 이하의 낮은 집

단(인터넷0) 98명과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이 3시

간 이상인 집단(인터넷1) 184명의 두 집단으로 나

어 조 효과를 분석하 다. 보편성은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DBP 2.805**의 차이를 보

다.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은 집단이 사용시간이 

은 집단보다 보편성을 더 시하는 경향이 있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이 높다고 해석된다. 

4.4.2.3 인터넷 쇼핑 구매빈도 차이에 따른 

조 효과 분석(H3-3A, H3-3B)

월간 인터넷 쇼핑횟수가 4회 이하의 낮은 집단

(온라인0) 192명과 월간 인터넷 쇼핑횟수가 5회 

이상의 높은 집단(온라인1) 90명의 두 집단으로 

나 어 조 효과를 분석하 다. 유용성은 온라인 

충 의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D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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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 화계수
DBP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온라인0 온라인1

유용성

편리성 0.362 0.338 -0.127 차이 없음

보편성 0.241 0.336 0.6 차이 없음

효능감 0.351  0.43 0.456 차이 없음

이용의도 유용성 0.887 1.153 2.365* 차이 있음

<표 14> 인터넷 쇼핑 구매빈도 차이에 따른 조 효과 분석(H3-3A, H3-3B)

변수 비표 화계수
DBP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모바일충 0 모바일충 1

유용성

편리성 0.415 0.35 -0.311 차이 없음

보편성 0.254 0.195 -0.258 차이 없음

효능감 0.22 1.247 3.75** 차이 있음

이용의도 유용성 0.948 0.901 -0.439 차이 없음

<표 15> 모바일 충 의 이용빈도 차이에 따른 조 효과 분석(H3-4A, H3-4B)

변수 비표 화계수
DBP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이용형태0 이용형태1

유용성

편리성 0.606 0.213 -2.123* 차이 있음

보편성 0.125 0.36 1.486 차이 없음

효능감 0.202 0.543 2.107* 차이 있음

이용의도 유용성 0.961 0.886 -0.696 차이 없음

<표 16> 교통카드의 이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조 효과 분석(H3-5A, H3-5B)

2.365*의 차이를 보 다. 온라인 쇼핑 횟수가 많은 

집단에서 모바일 충 의 이용의도에 지각된 유용

성의 향이 더 크게 작용하 다. 온라인 쇼핑횟수가 

많을수록 충  서비스에 한 유용성을 많이 느끼

고 모바일 충 의 이용의도도 높다고 추정된다. 

4.4.2.4 모바일 충 의 이용빈도 차이에 따른 

조 효과 분석(H3-4A, H3-4B)

월간 모바일 충  횟수가 3회 이하의 낮은 집단

(모바일충 0) 201명과 월간 모바일 충  횟수가 

4회 이상의 높은 집단(모바일충 1) 81명의 두 집

단으로 나 어 조 효과를 분석하 다. 효능감은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DBP 

3.75
**
의 차이를 보 다. 모바일 충  횟수가 많은 

집단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유용성

에 큰 향을 미쳤다. 모바일 충  횟수가 많을수

록 자기 효능감이 높으며 충 서비스에 한 유용

성을 많이 느낀다고 추정된다.

4.4.2.5 교통카드의 이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조 효과 분석(H3-5A, H3-5B)

교통카드를 온라인 쇼핑에 자주 사용하지 아니

한다고 응답한 집단(이용형태0) 133명과 자주 사

용한다고 응답한 집단(이용형태1) 149명의 두 집

단으로 나 어 조 효과를 분석하 다. 편리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DBP 

-2.123
*
의 차이를 보 고, 효능감은 DBP 2.107

*
의 

차이를 보 다. 온라인에서 교통카드를 자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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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집단보다 자주 사용하지 아니하는 집단에서 

편리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더 많은 향을 주었

다. 주로 오 라인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할수록 교

통카드의 충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편리성을 

시한다고 추정된다. 개인  특성인 자기효능감의 

경우 온라인에서 교통카드를 자주 사용하는 집단

일수록 지각된 유용성에 더 큰 향을 미쳤다.

V. 결론  제언

5.1 연구결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특성 요인으로서 

편리성과 보편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신뢰성은 향을 미

치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

인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 신성은 유의

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은 정석찬, 최창원(2018), 진로, 이동명

(2017)의 연구와 같이 지각된 유용성을 받아들이

는데 향요인으로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카드 선불 자지 서비스가 안정

으로 사용되어 왔고 유의미한  사고도 

없었기 때문에 서비스에 한 신뢰도가 확보되

어 있다고 해석된다. 개인 신성은 이홍재(2017)

와 진로, 이동명(2017)의 연구에서는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정석찬, 최창원(2018)과 하 석 등(2017)

의 연구와 동일하게 유용성에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성과 보편성 같은 서비

스의 특성을 잘 숙지하고 있을수록 지각된 유용

성에 향이 더 크다고 단된다. 선불 자지

수단의 사용을 증 시키려면 시스템에 한 신

뢰성 보다는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을 두고 기능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험한 서비스에 한 지각된 유용성은 선행연

구(은지훈, 김상 , 2018; 이홍재, 2017; 진로, 이동

명, 2017; 하 석 등, 2017)와 유사하게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충 의 이용의도에 커다란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  서비스의 이용

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다고 느끼는 만족감이 높

을수록 온라인 충  서비스에 한 이용의도가 높

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충  서비스를 추천하는 

극 인 경향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

서의 유용성을 높이면 선불 자지 수단의 사용

성도 높아질 수 있다. 서비스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과 컨텐츠를 개발하고 구체 인 마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조 효과 분석 결과, 남성은 여성보다 편리성

을 시하는 경향이 높고 여성은 남성보다 자기효

능감을 시하여 서비스에 한 유용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은 집단이 

보편성을 더 시하는 경향을 보 고, 온라인 쇼

핑 횟수가 많은 집단에서는 온라인 충 의 이용의

도에 지각된 유용성의 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모바일 충  횟수가 많은 집단은 자기효능감이 높

고 지각된 유용성에 더 많은 향을 미쳤다. 교통

카드의 이용형태의 경우, 실생활에서 교통카드를 

자주 사용하는 집단에서 편리성이 지각된 유용성

에 더 많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충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남성에게

는 서비스의 편리성에 을 두고, 여성에게는 

서비스에 한 특성을 잘 알려 효능감을 높이는 

것에 들 두는 것이 요하다고 단된다. 따

라서 개인화된 어 리 이션을 제공하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인터넷 쇼핑에서 선불 자지

수단이 결제수단으로서의 사용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지불결제는 

후불결제보다 사용 로세스가 간단하고 충  

한도 안에서 결제가 되므로 안정성이 높다. 인터

넷이나 선불 자지불수단의 사용 경험이 은 그

룹들을 상으로 혜택과 체험 홍보를 강화해 가는 

노력이 선불 자지불서비스 확산에 요한 요인

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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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사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실무 인 시사 을 제안

해 보면, 첫째, 선불 자지 수단의 온라인 충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서비스의 신뢰성 보다는 

서비스의 편리성과 보편성에 을 두고 기능과 

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서

비스와 기업에 한 신뢰는 이미 기본으로 갖추

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이는 그간의 기업

들의 노력들이 소비자의 신뢰도를 충족시키고 있

다고 본다. 따라서, 선불 자지 수단의 충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어 리 이션의 보편

성과 편리성을 개선하는데 을 두어야 할 것

이다. 지각된 유용성은 이용의도에 많은 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라인 충  서비스의 

지각된 유용성을 높이기 한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개인 인 특성 측

면에서도 자기효능감에 을 두어서 온라인 충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스마트폰이 활

성화를 넘어서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신 인 

새로운 서비스에 한 상  기 감과 신기술이

나 서비스를 수용하려는 개인 신성에 한 만

족도도 차 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

라서, 개인 신성 보다는 서비스 특성에 하여 

잘 숙지하고 있다는 자기효능감에 더 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조 효과를 통해서 본 시사 은 선불

자지 수단의 사용처를 많이 확보할수록 모바일 

충 의 유용성과 이용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

다. 선불 자지 수단은 선 충 , 후 사용이라는 

특성이 있다. 지불결제 사용처가 많아지고 사용자

의 온라인 경험이 높아질수록 피드백효과로 온라

인 충 의 유용성도 높아진다고 생각된다. 성별에 

따라서도 서비스 특성 요인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화 마 을 수

행해야 할 것이다. 

5.3 연구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선불 자지 수단 에서 교통카

드 사용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기 때

문에, 선불 자지 수단의 일반 인 특성을 악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재 가상화폐 

지갑, 간편결제, 디지털화폐, 선불카드 등 충 이 

필요한 애 리 이션과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출

시되고 있다. 향후 선불 충 이 필요한 애 리

이션과 서비스 별로 세분화하여 각 서비스의 사용

자를 상으로 충 서비스 비교 연구를 수행한다

면 실무 마 에 도움이 될만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서비스 

특성으로는 편리성, 보편성, 신뢰성을 개인  요

인으로는 개인 신성과 자기효능감을 설정하고 

매개변수인 지각된 유용성과 종속변수인 이용의

도와의 계를 연구하 다. 이러한 독립변수와 매

개변수 이외의 사회 요인, 환경요인, 신념변수 

등을 추가로 선정하여 충 서비스에 용하여 연

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조 효과 연구는 온라인 

사용경험의 차이를 심으로 사용자 집단을 그룹

화하여 분석하 다. 향후 소득수 , 직업, 지각된

험, 경제  혜택, 기술유형, 개인경험 등의 다양

한 조 별수를 추가 으로 고려하여 검증한다면 

다양한 선불 자지불수단의 온라인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 을 더욱 상세하게 분

석하여 구체 인 마  방안과 어 리 이션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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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ing Effects and Transportation Card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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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use of prepaid electronic payments such as electronic wallets, digital currency and prepaid 
points is gradually increasing. Prepaid electronic payments has the characteristic of being used after 
charging first.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use online charging 
in order to help improve the service that require prepaid recharge by applying transformed TAM. Since 
there are not many previous studies for the intention to use online charging, we extract factors through 
preceding researches for electronic cash and mobile easy payment. Also we analyze the intention to 
use online charging for transportation card user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convenience’, ‘ubiquity’, and ‘self-efficacy’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had a positive (+) effect on mediation variable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usefulness’ was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pendent variable ‘usage intention’. According to users’ gender, 
internet usage time, internet shopping frequency, online charging frequency and transportation card usage 
type, the moderating effect was significan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usage intention’. As an implication, 
it was suggested that service improvement and differentiated marketing are needed in direction of increasing 
the usefulness of services. Additional research directions were proposed for services such as e-wallets, 
prepaid points and digital currencies by adding other factors and moderat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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