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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OTT 이용자 320명을 대상으로 큐레이션 서비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는데 요구되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혁신성이 성과기대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혁신성은 성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혁신성이 노력기대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혁신성은 노력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과기대가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성과기대는 지속이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력기대가 지속이

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노력기대는 지속이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적 

영향력이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영향력은 지속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촉진조건이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촉진조건은 지속이용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OTT 이용자들이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성과기대와 노력기대를 

높게 인식할수록 지속이용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OTT 큐레이션 서비스의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고, UTAUT 모델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OTT, 큐레이션 서비스, 통합기술수용모델, 혁신성, 지속이용의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ovide implications required to establish a content strategy by examining 

the influencing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nce of curation services for 320 OTT users, an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novativenes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 

expectations. Second, innovativenes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effort expectation. 

Third, performance expect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continuously. Fourth, it 

was shown that the effort expect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continuously. Fifth, 

social influence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continuously. Sixth, it 

was found that the facilitating condition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intention to use continuously. 

The above results can be assessed as the higher the OTT users perceive the performance and effort 

expectations of the curation service, the higher their intention to continue using them.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verified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use the OTT curation service and 

expanded the UTAU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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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의 과잉공급과 그에 따른 정보홍수시대를 살아가

는 현대인에게 있어 큐레이션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 큐레이션 서비스(Curation Service)는 이

용자의 소비 경험을 바탕으로 그 성향을 파악,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1대 1 맞춤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큐레이션 서비스 사업자로 세계 최

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 사업자인 넷플릭스(Netflix)를 들 수 있는데, 넷플

릭스는 2000년부터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 등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을 고려하고, 나아가 이용자들의 관심사항이

나 기분 등까지 고려하여 콘텐츠를 추천하는 OTT 큐레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큐레이션 서비스는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이용자의 개인 관점

이나 성향을 고려하고, 단순한 정보축적을 넘어 보다 정

교해지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OTT 큐레이

션 서비스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고도화된 이용자 중심

의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OTT 시장의 확산에 따라 넷플릭스와 국내 토

종인 티빙, 웨이브 등의 시장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OTT 큐레이션 서비스가 이용자 확보와 시

장경쟁 우위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OTT 큐레이션 서비스는 온라인 동영상 서

비스 분야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봐도 무방하다. 전술

한 바와 같이, 향후 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의 

결합을 통해 큐레이션 서비스는 보다 강화될 것이며, 그

에 따라 이용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큐레이션 서비스

를 가장 먼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넷플릭스 이용자

들을 대상으로 OTT 큐레이션 서비스 지속이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통합기술수용모델(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이하 UTAUT)

을 적용하였다. 이 모델은 최근 정보기술 수용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자주 활용되는 모델로, 정보기술 환경에서 이

용자들의 복잡한 기술수용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

며, 다른 모델에 비해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

고된다[1-5]. 

Venkatesh 등[5]이 제안한 UTAUT 모델은 기존의 

이성적 행위이론에서부터 계획된 행위이론, 기술수용모

델, 동기모델, 혁신확산이론, 사회인지이론 등의 주요 구

성개념들 중에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는 요인들

을 중심으로 조합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

한 수용을 설명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UTAUT 모델은 그동안 일부 이론이나 모델들에 대한 비

판, 즉 인간의 복잡한 기술수용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지

나치게 간단하고, 무분별한 변형과 확장으로 인해 모형이

나 모델 간 상호연관성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최소화하고, 복잡한 기술수용 과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강점을 지닌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OT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큐레

이션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

기 위하여 UTAUT 모델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 OTT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기술수용을 통합적으

로 설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OTT 이용

자들이 큐레이션 서비스를 왜 이용하고, 어떤 요인들이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통합

적 모델도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OTT 이

용자들을 대상으로 큐레이션 서비스의 수용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OTT 큐레이션 서비스 수용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

는데 있어 요구되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UTAUT 모델

기술수용모델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정보기술이

나 서비스 등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과정과 행동을 간략

하게 살펴볼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적용

되어 왔으나, 분야별로 그 환경이나 대상기술에 따라 외

생변수를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외생변수를 고려하지 못

하였다거나 오히려 모델 자체가 지나치게 변형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2, 5, 6]. 이러한 문제 외에도 정보기술 

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기술수

용 과정도 복잡해지고, 다양한 변수 간의 상호 관계를 살

펴보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

였다[7]. 이에 Venkatesch 등[5]은 제기되는 기술수용모

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들의 기술수용과정을 보다 명

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통합된 관점의 기술수용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UTAUT 모델이다, 다시 말

해, 이전의 모델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

고, 개인의 정보기술 수용과 관련된 관점은 다르고, 적용

된 대상기술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정보기술 수용을 통

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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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면서 UTAUT 모델이 등장한 것이다[5]. 

이러한 UTAUT 모델은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 기초하여 Vankatesh 등[5]이 8

개의 주요 정보기술 관련 수용 이론과 모델들을 통합하

여 제안한 것으로, 그 예측타당도에 있어서 기존의 개별 

모델보다 훨씬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8]. 

UTAUT 모델에서는 개인의 정보기술 수용과 관련하여 

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으로 성과기대

(performance expectancy), 노력기대(effort 

expectancy),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 촉진조건

(facilitating conditions) 4가지의 요인을 제안한다. 

여기서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는 새로

운 정보기술이나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해당 기술

이 업무나 작업 등의 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5, 9], 기술수용모델의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유사한 개념이

라고 할 수 있다[2, 5]. 노력기대(Effort Expectancy)는 

특정한 정보기술이나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수용모델에서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9].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은 이용자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기

술이나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5, 9],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은 특정 기술

이나 시스템 사용을 위한 조직적, 기술적 기반이 갖추어

져 있다고 믿는 정도로 개념화할 수 있다. 특히 촉진조건

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용의

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 5].

2.2 UTAUT 모델의 확장: 혁신성을 중심으로

현재 UTAUT 모델을 적용한 연구들의 경우에 두 가

지의 연구흐름을 보이는데, 하나는 UTAUT 모델의 확장

과 관련된 것으로, UTAUT 모델의 구성개념이자 주요 

특성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의 탐색이며, 또 다

른 흐름은 UTAUT 모델의 타당도나 유효성 평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UTAUT 모델의 구성개념에 영향을 미치

는 대표적인 외생변수로 혁신성을 들 수 있다. 혁신성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정보기술을 사용해보고자 하는 자

발적 의지[10], 혹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혁신

적인 특정 기술을 수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로 개념

화할 수 있다[11, 12]. 이러한 혁신성은 개인적 성향이나 

특성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혁신적인 개인들

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비교적 낮

은 성향을 보이며, 적극적인 정보탐색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수용을 결정한다[5, 10]. 그러므로 새

로운 정보기술에 대해 혁신적인 사고를 가질수록 해당 

기술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정보기술 수용과 관련된 다양한 모델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13]. 

여러 연구들에서는 혁신성이 UTAUT 모델의 구성개

념 중 성과기대와 노력기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으로 보고된다. Kwon[14]은 공공부문에서 

BSC시스템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

하여 UTAUT 모델의 주요 구성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외

생변수로 혁신성을 적용하여 살펴본 결과, 개인의 혁신성

은 성과기대와 노력기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 보고하였고, Jin[12]은 웨어러블 헬스케어기기의 수용

의도를 살펴본 연구에서 혁신성이 성과기대와 노력기대 

모두에 매우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Jeong[15]도 개인의 혁신성을 UTAUT 모델의 구성

개념인 성과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 선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결과, 혁신성은 성과기대에 긍정적 영

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Wang[16]은 중국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셜 쇼핑 큐레이션 앱의 지속의도 관련 연구

에서 혁신성을 외생변수로 적용하여 살펴본 결과, 혁신성

은 성과기대와 노력기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쳐 성과기대와 노력기대를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상정하였다.

연구가설 1. 개인의 혁신성은 성과기대에 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개인의 혁신성은 노력기대에 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그 동안 UTAUT 모델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그 타

당도와 유효성이 평가, 증명되었다. Alawadhi와 

Morris[17]는 UTAUT 모델을 적용하여 전자정부 서비

스 수용을 살펴본 결과, 성과 기대와 노력 기대, 촉진조건

이 의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

고, 기술수용 문화 간 연구[18]와 의료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의[19] 등을 적용한 연구에서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

회적 영향은 사용의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인터넷 뱅킹 이용과 관련된 의도 연구[20]에서 

중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UTAUT 모델의 유효성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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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결과, 성과 기대와 사회적 영향이 행동 의도를 예측

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으로 보고되었고, 블록체인을 적

용한 연구[9]에서 이용자들의 성과기대와 촉진조건이 수

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핀테크 결제서비스 사용의도 관련 연구에서 노력기대와 

사회적 영향이 핀테크 결제서비스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24].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상정하였다.

연구가설 3. 성과기대는 지속이용의도에 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노력기대는 지속이용의도에 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5. 사회적 영향은 지속이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6. 촉진조건은 지속이용의도에 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OTT 큐레이션 서비스 이용자로

서, 2019년 7월 현재 OTT 큐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른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익숙하다

고 판단되는 20~40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는 인터넷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비확률표본

추출법 중 비례할당추출을 통해 총 320부의 자료를 확보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159명(49.7%), 여성 161명(50.3%)으로 나타났고, 연령

은 20대가 113명(35.3%), 30대 115명(35.9%), 40대 92

명(28.8%)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OTT 하루 이용시간은 

1시간 미만 122명(38.1%), 1-2시간 113명(35.3%), 2-3

시간 56명(17.5%), 3-4시간 17명(5.3%), 4시간 이상 12

명(3.8%)으로 조사되었다. 

3.2 측정도구

3.2.1 혁신성

본 연구에서 혁신성은 새로운 서비스나 아이디어를 적

극적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개인의 성향으로 조작적 정의

를 내리고, Baek과 Chon, Lee[21]가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각 문항은 모두 7점 리커트 척도(7-point likert 

scale)로 구성하여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관련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나는 

평소에 새로운 서비스나 아이디어에 대해 관심이 많다. 

② 나는 평소 새로운 서비스나 아이디어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③ 나는 평소 새로운 서비스나 아이

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것을 좋아한다 ④ 나 자

신이 새로운 서비스나 아이디어를 항상 따라잡는 혁신적

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2.2 UTAUT 모델의 구성요인

본 연구에서 UTAUT 모델의 구성개념인 성과기대는 

OTT 큐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일상의 성과를 향

상시키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

를 내리고, Venkatesch 등[5]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

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관련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나는 OTT 큐레이션 서비스

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② 나는 OTT 큐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콘텐츠 이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하는 편이다. ③ 나는 OTT 큐레이션 서비스가 직무나 

업무 수행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④ 나는 OTT 

큐레이션 서비스가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노력기대는 OTT 큐레이션 서비스를 쉽게 이용 가능

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Venkatesch 등[5]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관련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나는 OTT 큐레이션 서비스를 정확히 이

해하는 편이다. ② 나는 OTT 큐레이션 서비스에 쉽게 적

응할 수 있다. ③ 나는 OTT 큐레이션 서비스를 사용하기

가 편리하다고 느끼는 편이다. ④ 나는 OTT 큐레이션 서

비스의 이용방법이 배우기 쉽다고 느낀다. 

사회적 영향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OTT 큐레

이션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정도로 조작적 정

의를 내리고, Venkatesch 등[5]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나의 주변사람들은 OTT 큐

레이션 서비스에 대해 호의적인 편이다. ② 나의 주변사

람들은 OTT 큐레이션 서비스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③ 나의 주변사람들은 OTT 큐레이션 

서비스를 권장하는 편이다. ④ 나의 주변사람들은 OTT 

큐레이션 서비스를 신뢰하는 편이다. 

촉진조건은 OTT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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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믿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

를 내리고, Venkatesch 등[5]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

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관련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나는 OTT 큐레이션 서비스

에 대해 지식이 풍부한 편이다. ② 나는 OTT 큐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편이다. ③ OTT 

큐레이션 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변사람이 존재한다. ④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 

OTT 큐레이션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이상의 UTAUT 모델 주요 구성개념들에 대한 측정은 

모두 7점 리커트 척도(7-point likert scale)로 구성하

여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

하였다. 

3.2.3 지속이용의도

본 연구에서 지속이용의도는 OTT 큐레이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

고 Baek 등[21]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모두 7

점 리커트 척도(7-point likert scale)로 구성하여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관련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나는 앞으로도 OTT 큐레이

션 서비스 이용을 고려해 볼 것이다. ② 나는 OTT 큐레

이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③ 나는 OTT 

큐레이션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보다 더욱 빈번하게 이용

할 것이다. ④ 나는 앞으로 OTT 큐레이션 서비스를 이용

할 가능성이 높다.

3.3 타당도와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Normed χ2,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FI(Normed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지수를 통해 모델 적합도를 파악하였다. 적합수

준의 경우에 Normed χ2는 3.00 이하, RMSRA은 

β S.E. C.R.(t)

4. I think of myself as an innovative person who always catches up with new services or ideas ← 

Innovativeness
.73 - -

3. I usually like to recommend new services or ideas to others ← Innovativeness .80 .08 13.46***

2. I actively seek information about new services or ideas ← Innovativeness .77 .07 13.19***

1. I'm usually interested in new services or ideas ← Innovativeness .81 .07 13.42***

4. I think OTT curation service can improve my quality of life ← Performance expectancy .80 - -

3. I tend to think that OTT curation service is useful for job or job performance ← Performance expectancy .72 .06 13.82***

2. I think it is helpful to use content by using OTT curation  ← Performance expectancy .78 .06 15.10***

1. I think OTT curation service is useful ← Performance expectancy .83 .06 16.58***

3. I feel that using the OTT curation service is easy to learn ← Effort expectancy .74 - -

2. I feel comfortable using OTT curation service ← Effort expectancy .81 .07 14.60***

1. I will be able to easily adapt to OTT curation service ← Effort expectancy .81 .07 14.60***

4. People around me tend to trust OTT curation services ← Social influence .82 - -

3. People around me tend to recommend OTT curation services ← Social influence .73 .06 14.67***

2. People around me tend to think that OTT curation service is helpful for life ← Social influence .80 .06 16.55***

1. People around me tend to favor OTT curation services ← Social influence .75 .06 15.33***

3. I have people around me who can solve OTT curation service if you have any difficulties ← Facilitating 
conditions

.66 - -

2. I have enough ability to utilize OTT curation services ← Facilitating conditions .69 .09 10.21***

1. I am very knowledgeable about OTT curation services ← Facilitating conditions .63 .10 9.73***

4. I am likely to use the OTT curation service in the future ← Continuance Intention .60 - -

3. I will use the OTT curation service more frequently than other paid broadcasting services ← Continuance 
Intention

.69 .09 10.26***

2. I will continue to use OTT curation services ← Continuance Intention .89 .10 11.92***

1. I will consider using OTT curation service in the future ← Continuance Intention .81 .10 11.30***

*** p<.001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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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이하, NFI와 IFI, CFI는 .90 이상일 때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한다[22]. 또한 잠재변수가 관측변수

에 미치는 효과성과 표준화경로계수(β)를 검증하고, 신뢰

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여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

요 변수들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Normed χ2=2.48, RMSRA=.06, 

NFI=.87, IFI=.92, CFI=.92로 나타나 NFI와 IFI, CFI가 

적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ices)를 활용하여 여러 문항에 걸쳐 

높은 수정지수를 보이는 문항인 노력기대 4번 문항과 촉

진조건 4번 문항을 제거하고 재분석한 결과, 적합도는 최

종적으로 Normed χ2=2.24, RMSRA=.06, NFI=.90, 

IFI=.94, CFI=.94로 나타나 모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또한 잠재변수의 관측변수에 대한 표준화경로계수

는 .60~.89 수준으로 최소기준인 .40을 넘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노력기대와 촉

진조건은 각각 기존 4문항에서 3문항으로 재분류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바탕을 두고 주요 변수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혁신성 .86, 

성과기대 .86, 노력기대 .83, 사회적 영향 .85, 촉진조건 

.70, 지속이용의도 .83으로 나타났다. 

3.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자료처리는 첫째, 주요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모델 

적합도(Model Fit)와 통계적 유의성, 신뢰도 분석 등을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전반적으로 검증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셋째,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자료처리 과정은 IBM SPSS 21.0 프

로그램과 IBM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혁신성과 

UTAUT 모델의 구성개념(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

향, 촉진조건), 지속이용의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먼저 

개인의 혁신성과 UTAUT 모델의 주요 구성개념, 지속이

용의도 간 상관을 살펴보면, 혁신성은 성과기대(r=.42, 

p<.01), 노력기대(r=.49, p<.01), 사회적 영향(r=.47, 

p<.01), 촉진조건(r=.50, p<.01), 지속이용의도(r=.49, 

p<.01)와 정적 상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UTAUT 모델의 구성개념과 지속이용의도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과기대(r=.57, p<.01), 노력기대

(r=.62, p<.01), 사회적 영향(r=.79, p<.01), 촉진조건

(r=.64, p<.01)은 지속이용의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1 2 3 4 5

Innovativeness 1

Performance 
expectancy

.42** 1

Effort expectancy .49** .77** 1

Social Influence .47** .63** .70** 1

Facilitating 

conditions
.50** .48** .58** .68** 1

Continuance 
intention

.49** .57** .62** .79** .64**

** p<.01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4.2 경로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연구가설 1에 대해 혁신성

이 성과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혁신성은 성

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2, 

t=8.36, p<.001). 연구가설 2에 대해 혁신성이 노력기대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혁신성은 노력기대에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9, t=10.11, 

p<.001). 연구가설 3에 대해 성과기대가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성과기대는 지속이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9, t=11.35, 

p<.001). 연구가설 4에 대해 노력기대가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노력기대는 지속이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7, t=3.72, 

p<.001). 연구가설 5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이 지속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영향력은 지

속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β=.09, t=1.74, p>.05). 연구가설 6에 대해 촉진조건

이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촉진조건

은 지속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β=.03, t=.6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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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OTT 이용자를 대상으로 큐레이션 서비스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UTAUT 모델을 적용하였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외생변수로 혁신성을 상정하여 UTAUT 모

델의 확장성을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우선 

OTT 큐레이션 서비스 이용자들의 혁신성이 성과기대과 

노력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혁신성은 성과기

대와 노력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OTT 큐레이션 서비스 이용자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OTT 큐레이션 서비스가 유용하고, 콘텐츠 이

용에 도움이 되고 삶의 질에 도움이 된다는 성과기대, 그

리고 OTT 큐레이션 서비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서비스에 쉽게 적응하며,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인식하는 

노력기대도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러 연구

들에 의하면, 혁신성은 정보기술의 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정요인으로, 혁신적인 사고를 지닌 개인들의 경

우, 해당 기술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뿐 아니라 

실제로 정보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13][23]. 그러므로 혁신성은 UTAUT 모델

에서 이용의도를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성과

기대 및 노력기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혁신성을 외생변인으로 하여 

UTAUT 모델의 확장을 살펴본 연구들은 개인의 혁신성

이 성과기대와 노력기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혁신성

을 높게 인식할수록 성과기대와 노력기대도 높아졌다고 

보고한 바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12, 14, 16]. 

이에 OTT 큐레이션 서비스 수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높은 성과기대와 노력기대를 느낄 수 있도록 하

Fig. 1. Path analysis

β S.E. C.R.(t)

H1. Innovativeness → Peformance expectancy .42 .04 8.36***

H2. Innovativeness → Effort expectancy .49 .04 10.11***

H3. Performance expectancy → Continuance intention .59 .05 11.35***

H4. Effort expectancy → Continuance intention .17 .04 3.72***

H5. Social influence → Continuance intention .09 .05 1.74

H6. Facilitating conditions → Continuance intention .03 .05 .62

*** p<.001

Table 3. Pa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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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혁신성이라는 부분을 적극적으

로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요구되며, 혁신적인 이용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OTT 큐레이션 서비스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UTAUT 

모델 구성개념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

조건이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

적 영향과 촉진조건은 지속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였으나, 성과기대와 노력기대는 지속이용의도

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OTT 이용자들이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성과기대와 노

력기대를 높게 인식할수록 지속이용의도도 높아지는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성과기대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이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며[5, 

17], 의료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의를 적용한 연구에서 성

과기대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이 사용의도에 정적 영향

을 미쳤고[19], 블록체인을 적용한 연구에서 성과기대와 

촉진조건[9], 그리고 핀테크 결제서비스에서 노력기대와 

사회적 영향이 사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된 

것과는 부분 일치한다[24]. 따라서 OTT 큐레이션 서비

스 이용자들의 지속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OTT 큐레이

션 서비스에 대한 성과기대와 노력기대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요구된다. 하지만 UTAUT 모델을 

적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과기대나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등 4가지의 구성개념이 모두 행동의도에 

일률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지는 않

으며, 적용된 정보기술에 따라 그 결과가 다소 상반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정보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기술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해당 기술 고유의 특성이 일

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5]. 비록 UTAUT 

모델이 정보기술의 복잡성과 그에 따른 수용과정을 통합

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

술적 특성이 수용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UTAUT 모델을 검증하는데 있어 기술적 

특성을 외생변수로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UTAUT 모델의 확장에 있

어서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여 혁신성을 외생변수로 도출

하였으나, UTAUT 모델의 정교한 확장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외생변수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UTAUT 모델을 확장

하고 그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

한 외생변수들의 적용이 요구되며, 후속연구에서는 다양

한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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