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kavi.or.kr

박정옥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과 겸임교수)1)  하규수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2)

벤처혁신연구 제5권 제4호(통권13호)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Vol.5. No.4, December 2022, pp.75-90

소상공인의 사업역량과 디지털역량이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1인 미디어 교육성과의 조절효과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사업역량과 디지털역량이 사업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사업역량을 세분화해서 소상공인의 업종전문성, 고객관리전문성으로 나누었다. 디지털역량은 SNS활동성, 
ICT사용용이성, ICT사업활용성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들 요인들이 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1인 미디어 교
육성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이를 실증 분석하기 위해 1인 미디어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
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유효한 200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통계분석에는 SPSS 24.0와 Macro Process 
4.0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 업종전문성, 고객관리전문성, SNS활동성, ICT사업활용성은 사업만족도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ICT사용용이성은 유의한 영향관계가 검정되지 않았다.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업종전문성과 ICT사업활용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미디어 교육성과는 SNS활동성, ICT
사업활용성과 사업만족도 사이의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역량의 중요성이 증대되
는 시점에서 소상공인에 있어서도 이러한 역량이 사업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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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산업 혁명의 진전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기존 산업과 결합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지식정보기술이 새로운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국내 
근로자 중 85%는 자신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디지털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022년 7월에 
열린 ‘ON미래, 산업디지털전환 국회 포럼’에서는 기업과 기업의 데이터들이 연결되고 산업에 활용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 생태계를 위한 거래 활성화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을 열고 전국의 10개 대학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디지털역
량 강화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Untact 문화의 확산 등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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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소상공인의 디지털역량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최근 디지털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컴퓨팅 사고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러한 흐름이 소상공인 차원의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1인 미디어 교
육에 대한 니즈는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의 성과가 사업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 연구 역시 미흡하다. 온
라인에서의 사회적 행위가 예전보다 훨씬 활발해진 시점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는 사회적 관계를 이어주는 다
리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발간된 한국노동연구원의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1)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
이터’를 보면,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주업보다 부업으로서의 활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업
의 보조수단으로서 만족도와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학술적인 간극을 메꾸기 위해 이루어졌다. 첫째, 
소상공인의 개인역량과 디지털역량이 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소상공인의 개인
역량(업종전문성, 고객관리전문성)과 디지털역량(SNS활동성, ICT사업활용성, ICT사용용이성) 중 어떤 요인이 가
장 영향력이 큰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 소상공인에 1인 미디어 교육의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나 관련 교육이 부족하므로 본 논문에서 최초로 소상공인의 1인 미디어 교육이 개인역량, 디지털역량과 
사업만족도 사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본 연구가 가지는 학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의 범주에 속해 있으면서도 중소기업, 소기업과는 구분되는 집단으로, 소기업 중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도소매,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인 사업자를 말한다(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2014). 이러한 소상공인의 범위는 기업형태
의 구분없이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에 의해 결정된다. 
  소상공업의 성장은 국가 경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미시적 규모에서 보면 성장성이 높다 하였다
(Agustina et al., 2017).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자금지원과 영업교육 그리고 컨설팅지원 중심이며, 
이러한 정책들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상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송정헌, 하규수, 2022). 소상공인
의 본질적 특성은 종업원 수가 아니라 특성에 기인하며 경영자나 종업원 모두 경영관리, 마케팅, 생산, 기술개
발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는 가족기업 형태가 많으며, 자영 
경영주 및 무급의 가족 구성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문, 강태균, 2018). 소상공인의 
성과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하여 정량적으로 측정된 2차 자료값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차
원에서 소상공인 대상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한 것도 2018년부터로,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적용
하기에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신지민, 강희경, 2021). 2022년 현재 소상공인은 551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2.2 사업역량과 사업만족도

  만족은 주관적인 감정상태 정도를 나타내므로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다르게 표현되기
도 한다(한향원, 2021). 소상공인의 사업만족도란 개인이 사업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으로, 부족함이 
없는 흡족한 상태의 정도를 의미한다(이상화, 하규수, 2015). 소상공인의 사업역량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분류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성과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
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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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업종전문성

  전문성은 해당 영역에서 보통 사람들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장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남영재, 이걸재, 2015). 업종전문성이라 함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전
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업종전문성이 사업만족에 미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손정미(2012)는 MICE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
종전문성이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한 결과, 업종에 대한 전문성은 사업만족도에 정(+)의 유의
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선희(2020)의 컨벤션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 연구에서는 전문지식이 가장 큰 영향관계가 나타났고, 이어서 문제해결, 전문경험 순으로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재와 이미영(2021) 역시 물류센터 직원의 업종에 대한 전문성이 사업만
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다양한 영향변수 중에서 업종전문성이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Wedin & Dalarna(2021)은 스웨덴 교사들의 전문성과 담당 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실증 분석한 결과, 전문성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Setiyaningtiyas & Hartutik(2022)
의 연구에서도 변혁적 리더십하에서 전문성이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반면, 업종전문성이 사업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박태영 외(2017)는 부동
산중개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업종전문성은 사업만족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업종 전문성이 사업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2.2 고객관리전문성

  고객관리전문성이란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장기적인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고객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임영재, 이미영, 2021). 이러한 고객관리전문성
과 사업만족의 관계를 살펴보면, 박태영 외(2017)는 부동산중개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고객관리전문
성은 사업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재와 이미영(2021)은 물류센터 직원의 고객관리전
문성이 사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Rotileanu(2020)은 문헌 분석을 통해 
고객관리전문성과 사업만족도간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 고객관리전문성은 사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gbenyegah et al.(2022)은 레스트랑의 고객관리환경 및 전문성이 레스토랑 점주의 사업만
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다. 대체로 고객관리전문성은 사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3 디지털역량과 사업만족도

  소상공인의 디지털역량은 온라인 채널의 등장으로 주목받게 되었으며, 기술의 도입과 적용은 소상공인이 지속가
능한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임이 입증되어 왔다(Adeniran & Johnston, 2016). 2006년부터 유럽
연합에서는 미래시대의 학습자역량으로 디지털역량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애화(2015)는 디지털역량을 디
지털정보 및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타인과의 협업과 소통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소상공인의 디지털역량에 대한 실증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지만, 디지털역
량과 사업만족도간의 관련성을 실증 분석한 사례는 많지 않다. Mohammadyari & Singh(2015)는 디지털역량과 
기업성과의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한 연구에서 디지털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재관과 김선희(2007)의 연구에서 디지털정보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소상공인의 사업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주장
하였다. 송정헌과 하규수(2022)도 소상공인의 디지털역량이 사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디지털역량을 SNS활동성, ICT기술의 사용용이성, ICT기술의 사업활용성 3가지
로 나눠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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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SNS 활동성

  최근 기업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고객관리의 차원으로 자연적, 매력적인 콘텐츠를 풍부하게 보유함으로써 고
객들에게 최적의 시점에 적합한 메시지와 다양한 형식으로 전달되는 SNS를 통한 의사소통에 집중하고 있다. 
소상공인 역시 기존 고객과의 정형화된 의사소통이 낡은 방식임을 깨달아 SNS를 활용한 마케팅에 주목하고 있
다(송주완, 2020).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자본이나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SNS를 통한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그
에 따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김형철, 2021). 경성림과 김용호(2022)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디지털역량은 혁신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혁신성은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의 활용성은 마케팅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Rupeika-Apoga et al.(2022)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소상공인의 SNS활용성이 
사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다. Apasrawirote et al.(2022)은 SNS 등을 활
용한 디지털마케팅활동이 소상공인의 사업만족 및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대체로 코
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SNS 활동성은 사업만족 내지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2 ICT의 사용용이성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은 현업에도 바쁜 상항에서 새로운 것을 배워서 사
업에 활용하기에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사용용이성이라 함은 해당 기술이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하여 들이
는 노력의 정도를 의미한다. 아무리 유용한 기술이라하더라도 사용이 어려우면 망설이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
다. 이러한 ICT의 사용용이성은 대체로 그 기술을 수용하는데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ICT사용용이성이 사업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
였다. 강경란과 박철우(2021)는 ICT에 대해 사용용이성을 느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대되어 만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형철(2021)의 연구에서도 ICT 사용에 자신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도가 올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Miguel et al.(2022)은 ICT기술의 사용용이성이 해당 기술도입의도 및 도입 후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반면, 정병규(2021)는 AR기술과 
스마트팩토리기술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AR기술의 경우 사용용이성이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스마트팩토리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3 ICT의 사업활용성

  Gono et al.(2016)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기술은 새로운 통화(the new currency)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이동길과 유연우(2017)는 소상공인이 기존 오프라인 환경에서 모바일, 태블릿, PC 등을 통한 스마트 오피
스를 구축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는 수요가 있으며, 실제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ICT기술을 사업
에 활용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춘호(2022)의 연구에서는 ICT활용성이 사업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광민과 김형철(2022)은 소상공인의 ICT기술을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디지털 의사소
통역량을 증대시키며 이는 다시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민재와 정진섭
(2022) 역시 디지털기술의 사업에의 활용성은 사업만족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사업 방식의 
혁신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사업만족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이하였다. Chaudhuri et 
al.(2022)은 순환경제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ICT기술의 사업활용성은 사업만족
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eredia et al.(2022)의 연구에서도 디지털역량이 사업만족 및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ICT기술의 활용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인 업종에 맞는 ICT의 활용성은 소상공인의 사업만족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4 조절변수: 1인 미디어 교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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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미디어란 전문 방송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산하여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지
칭한다. 1인 미디어 플랫폼의 시작은 ‘블로그’였다. 이후 인터넷기술의 발달로 사용자 제작 콘텐츠, 즉 UCC(User 
Created Contents)로 발전했다. 이후 스마트 플랫폼의 진화와 함께 최근의 1인 방송 형태로 등장한 것이다. 1인 
미디어는 대중매체와 다르게 콘텐츠를 제작, 기획, 공유하는 인플루언서와 소비자간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며, 소
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손성보, 손상희, 
2020). 1인 미디어의 등장 이후에 수요자들은 능동적인 참여자로 변화하여 사람들 사이에 관계의 연결을 강화시키
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였다(이주희 외, 2018). 이후 기존의 방송 플랫폼을 비롯하여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많아지면서 동영상의 유통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고, 이로 인하여 콘텐츠 분야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인터
넷이 종합 미디어 플랫폼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콘텐츠의 개념이 융합되며 경쟁 범위도 확장되었다. 
  최근 들어 소상공인들도 1인 미디어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1인 미디어 
교육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지각하는 교육성과에 따라 사업역량과 디지털역량이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송이와 이가영(2020)은 1인 미디어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디지털역량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해광(2020)은 1인 미디어교육을 통해 쉽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
통하는 기술을  습득해서 이를 소상공인들이 본인의 사업에 활용한다면, 사업성과에 유익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Jafar et al.(2019)은 1인 미디어활용 및 활용규칙이 선행변수와 직무만족간에 조절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Elisa et 
al.(2022)은 자원이 희소한 상품과 강박적 구매간의 1인 미디어의 조절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자원이 희소한 상
품의 경우 강박적 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1인 미디어 활용에 따라 영향관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1인 미디어에 대한 교육성과의 조절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연구자가 아는 한 아직까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1인 미디어교육 성과의 차이는 사업
만족도와의 영향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Ⅲ.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사업역량과 디지털역량이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사업역량을 본인이 사업하는 업종에 대한 전문성과 고객관리의 전문성으로 
설정하였다. 디지털역량은 SNS활동성, ICT의 사용용이성 및 ICT의 사업활용성으로 하위요인을 설정하였다. 또
한, 이러한 요인들이 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1인 미디어교육을 받은 성과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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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항목

구분 변수명 문항수 조작적 정의 

독립변수

업종전문성 8 자신의 분야에서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고객관리전문성 4 높은 고객지향성으로 진정성 있게 고객수준에 맞춰 제공하는 
전략적 서비스의 품질

SNS활동성 8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인간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통한 디지털상에서의 의사소통

ICT사용용이성 8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구동성과 접근성, 휴대성을 기반한 
디지털기술과 기기의 활용 능력 및 관심도

ICT사업활용성 4 ICT 발전과 변화에 따라 기술능력이나 전문지식을 활용해 
자신의 사업에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조절변수 1인 미디어 교육성과 5 1인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 제작, 공유하여 플랫폼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의 
양방향 소통으로 사업에 도움되는 성과

종속변수 사업만족도 5 현재 창업한 사업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으로 
부족함이 없는 흡족한 상태의 정도

3.2 가설 설정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연구 가설을 도출하고, 업종전문성은 사업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Setiyaningtiyas & Hartutik, 2022; Wedin & Dalarna, 2021; 임영재, 이미영, 2021)를 바탕으로 가
설1. 소상공인의 업종전문성은 사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설정하였다. 고객관리전문성은 사업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Agbenyegah et al., 2021; Rotileanu, 2020; 박태영 외, 2017)를 바
탕으로 가설2. 소상공인의 고객관리전문성은 사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설정하였다. SNS활동
성은 사업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Apasrawirote et al., 2022; Rupeika-Apoga et al., 2022; 
경성림, 김용호, 2022)를 바탕으로 가설3. 소상공인의 SNS활동성은 사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를 설정하였다. ICT의 사용용이성은 사업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De Miguel et al., 2022; 김
형철, 2021; 박철우, 강경란, 2021)를 바탕으로 가설4. 소상공인의 ICT사용용이성은 사업만족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를 설정하였다. ICT의 사업활용성은 사업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Chaudhuri 
et al., 2022; Heredia et al., 2022; 강광민, 김형철, 2022; 이민재, 정진섭, 2022)를 바탕으로 가설5. 소상공
인의 ICT사업활용성은 사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설정하였다. 한편, 1인 미디어 교육성과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는 선행연구(Elisa et al., 2022; Jafar et al., 2019)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6. 1인 미디어 교육성과는 소상공인의 업종전문성과 사업만족도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7. 1인 미디어 교육성과는 소상공인의 고객관리전문성과 사업만족도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8. 1인 미디어 교육성과는 소상공인의 SNS활동성과 사업만족도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9. 1인 미디어 교육성과는 소상공인의 ICT사용용이성과 사업만족도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10. 1인 미디어 교육성과는 소상공인의 ICT사업활용성과 사업만족도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3.3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1인 
미디어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구성 및 조작
적 정의는 아래 <표 1>과 같다. 응답한 설문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데이터 200개를 통계분석에 활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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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분석 결과

요인 변수 요인 적재치 회전제곱적재량
(누적%) Cronbach‘s α

SNS활동성

SNS3 .839

16.537 .947

SNS2 .832
SNS4 .810
SNS7 .803
SNS1 .796
SNS8 .782
SNS5 .754
SNS6 .741

업종전문성

BP2 .842

33.064 .921

BP1 .840
BP7 .835
BP8 .825
BP4 .810
BP5 .774
BP3 .773
BP6 .768

1인 미디어 
교육성과

OPM5 .902

45.393 .970
OPM2 .901
OPM3 .896
OPM1 .890
OPM4 .846

ICT
사용용이성

ICTE1 .847

56.519 .910
ICTE4 .837
ICTE3 .822
ICTE2 .814
ICTE5 .783

사업만족도

BS5 .856

66.953 .918
BS4 .838
BS2 .818
BS3 .787
BS1 .733

  응답자의 특성은 남성 51.0%, 여성 49.0%로 비슷하였다. 연령은 30대 10.5%, 40대 42.5%, 50대 29.5%, 60
대이상 15.0%였다. 학력은 고졸 22.0%, 전문대졸 39.0%, 대졸이 39.0%였다. 업종은 서비스업 32.5%, 기타소
매업 9.0%, 패션잡화 7.5% 순으로 나타났다.

Ⅳ. 연구 결과 

 4.1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 검정에 앞서 측정 변수들의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KMO는 .892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9082.079(p=.000)으
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된 총분산은 79.607%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적재값
은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검정된 변수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분석
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소상공인 고객관리전문성 .843, 1인 미디어 교육성과 .970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인들은 이 둘 사이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에서 Cronbach‘s α값이 .8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이 집중 타당도와 신뢰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정하는데 무리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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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사업활용성

ICTU2 .804
74.296 .915ICTU1 .785

ICTU3 .769
ICTU4 .652

고객관리전문성
CS3 .861

79.607 .843CS4 .781
CS2 .689

<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업종전문성 고객관리
전문성 SNS활동성 ICT 

사용용이성
ICT 

사업활용성
1인 미디어
 교육성과 사업만족도

업종전문성 3.883 .858 1
고객관리전문성 3.881 .788 .491** 1

SNS활동성 3.101 .966 .306** .265** 1
ICT사용용이성 4.054 .839 .390** .340** .425** 1
ICT사업활용성 3.646 .902 .208** .303** .586** .532** 1

1인 미디어
교육성과 3.350 .959 .256** .308** .433** .328** .444** 1

사업만족도 4.029 .838 .509** .488** .473** .457** .452** .445**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4.2 상관관계 분석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SNS활동성과 ICT의 사업활용성
간 상관관계가 .586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소상공인의 업종전문성과 ICT의 사업활용성
간 상관관계는 .2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변수간 상관관계가 .8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
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다(우종필, 2022).

 

 4.3 인과관계 가설 검정 결과  

  모형에 설정된 독립변수(업종전문성, 고객관리전문성, SNS활동성, ICT사용용이성, ICT사업활용성)들이 사업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및 업종 변수를 1
단계에서 통제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들과 사업만족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48.2%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성 검정을 위해 F검정을 실시한 결과, 19.626으로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하게 나
타났다. 독립변수간 다중공성선을 VIF값으로 체크한 결과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 분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상공인의 업종전문성이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β값은 .220으로 나타났다. T값은 3.255, P 
< .01로 나타나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1. 소상공인의 업종전문성은 사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소상공인의 고객관리전문성이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β값은 .192로 나타났다. T값
은 3.002, P < .01로 나타나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2. 소상공인의 고객관리전문성은 사업만족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소상공인의 SNS활동성이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β값은 .175로 
나타났다. T값은 2.605, P < .05로 나타나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3. 소상공인의 SNS활동성은 사업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소상공인의 ICT사용용이성이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β
값은 .087로 나타났다. T값은 1.181, P > .05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4. 소상공인의 ICT사용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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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독립변수가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구분 변수명
모형1: 모형2: 

β t p β t p VIF

통제변수

성별 -.107 -1.548 .123 -.056 -.987 .325 1.166
나이 -.072 -1.060 .291 .027 .443 .658 1.316
학력 .228 3.186 .002 .079 1.350 .179 1.244
업종 .172 2.472 .014 .113 2.003 .047 1.167

독립변수

업종전문성 .220 3.255 .001 1.668
고객관리전문성 .192 3.002 .003 1.495

SNS활동성 .175 2.605 .010 1.649
ICT사용용이성 .087 1.181 .239 1.987
ICT사업활용성 .215 2.920 .004 1.996

모형통계량

 R² .121 .482
F 6.719*** 19.626***

∆R² .361
∆F 26.445***

  ***p<.001  

성은 사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소상공인의 ICT사업활용성이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β값은 .215로 나타났다. T값은 2.920, P < .01로 나타나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5. 소상공인
의 ICT사업활용성은 사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은 소상공인의 업종전문성, ICT사업활용성, 고객관리전문성, SNS활동성 순으로 나타났다.

 4.4 조절효과 가설 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의 검정을 위해 SPSS 24.0의 Process Macro 4.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연속형 데이터이다. Bootstrapping 방식으로 오차 및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파악하였다(우종
필, 2022). 이 방법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의 유의성 위주로 검정하며, 이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경우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신뢰구간 추정법에 의한 조절효과 가설 검정의 경우 상호작용항(독립변수 x 조
절변수)의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의 하한선(LowerLiimit of 95% CI: LLCI )과 상한선(Upper Limit 
of 95% CI: ULCI)값 사이에 0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Hayes, 2022). 즉,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 0이 존
재하지 않을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0이 존재할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분석 과정에서 투입
되는 예측 변수간의 상호작용 방식은 다중공선성의 발생확률이 높기 때문에 회귀모형 추정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인 미디어 교육성과 조절변수와의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다중공
선성 문제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통해서 회귀 추정치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연구 결
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Bootstrapping을 10,000회 실시하였다.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소상공인의 업종전문성과 사업만족도간 영향관계에 있어서 1인 미
디어 교육성과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업종전문성과 1인 미디어 교육성과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았고, 
R2의 변화량도 역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6. 1인 미디어 교육성
과는 소상공인의 업종전문성과 사업만족도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소상공인의 고객관리전문성과 
사업만족도 사이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1인 미디어 교육성과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객관리전문성과 1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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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인 미디어 교육성과의 조절효과 가설검정 결과

Path coeff t LLCL ULCL statistics

업종전문성  
 →

사업만족도

업종전문성 .235 .062 .113 .358 △R²= .008, 
F= 3.068, 
P= .081

1인 미디어 교육성과 .129 .048 .034 .224
상호작용 .100 .057 -.013 .212

고객관리전문성  
 →

사업만족도

고객관리전문성 .211 .067 .079 .342 △R²= .000,
F= .112, 
P= .739

1인 미디어 교육성과 .130 .040 .034 .226
상호작용 .018 .055 -.127 .091

SNS활동성  
 →

사업만족도

SNS활동성   .127 .052 .024 .230 △R²= .020,
F= 7.791, 
P= .006

1인 미디어 교육성과 .137 .048 .043 .230
상호작용 .110 .039 .032 .189

ICT사용용이성  
 →

사업만족도

ICT 용용이성  .070 .055 -.038 .179 △R²= .005,
F= 2.850, 
P= .317

1인 미디어 교육성과 .133 .048 .039 .227
상호작용 .082 .034 -.015 .149

ICT사업활용성   
 →

사업만족도

ICT사업활용성 .224 .065 .103 .352 △R²= .025,
F= 9.775, 
P= .002

1인 미디어 교육성과 .137 .047 .043 .230
상호작용 .131 .042 .048 .214

디어 교육성과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았고, R2의 변화량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7. 1인 미디어 교육성과는 소상공인의 고객관리전문성과 사업만족도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소상공인의 SNS활용성과 사업만족도 사이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1인 미디어 교육성과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SNS활용성과 1인 미디어 교육성과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였고, R2의 변화량이 역시 유
의하게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8. 1인 미디어 교육성과는 소상공인의 SNS활동성
과 사업만족도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소상공인의 ICT사용용이성과 사업만족도 사이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1인 미디어 교육성과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ICT사용용이성과 1인 미디어 교육성과의 상호작용항이 유
의하지 않았고, R2의 변화량이 역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9. 1
인 미디어 교육성과는 소상공인의 ICT사용용이성과 사업만족도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소상공인의 
ICT사업활용성과 사업만족도 사이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1인 미디어 교육성과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ICT사업
활용성과 1인 미디어 교육성과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였고, R2의 변화량이 역시 유의하게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10. 1인 미디어 교육성과는 소상공인의 ICT사업활용성과 사업만족도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4.5 논의    

  첫째, 소상공인의 업종전문성, 고객관리전문성, SNS활동성, ICT사업활용성은 사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검정되었다. 이는 선행연구 Agbenyegah et al.(2021), Apasrawirote et al.(2022), Chaudhuri et 
al.(2022), Setiyaningtiyas & Hartutik(202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소상공인의 업종전문성이 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소상공인의 경우 대부분 1인 기업으로 경영 전반의 다
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될수
록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여유가 생기게 되어, 이것이 사업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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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할 수 있다. 고객관리전문성이 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대체적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상공
인의 고객관리는 단골과 인맥에 의해 영향을 줄 수 있다. 고객 관리에 대한 노하우는 매출과 직결되며, 어떻게 하
면 고객을 만족 시키고 충성고객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실행을 통해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만
족을 하게 되는 것이다. SNS활동성이 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온라인 활동을 통한 마케팅효과와 신규고객 
창출이 사업만족도를 높였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ICT의 사업활용성이 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디지털도
구 활용이 고객관리와 확보에 도움이 되어 사업만족도를 높였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반면, ICT의 사용용이성이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검정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용용의성의 영향에 대해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고 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사용용이성이 사용
의도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정병규, 2021)도 공존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ICT 활용도가 높은 상태이므로 대부분의 기술에 대해 비교적 잘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사용의 용이성은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큰 영향요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은 소상공인의 업종전문성, ICT의 사업활용성, 고객관리전문성, 
SNS활동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가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소상공인의 업종전문성이 사업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은 대체적으로 단
일 업종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의 특성상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품구성이 매출과 직결되므로 업력이 늘어날수록 
전문성과 자신감이 상승하여 사업만족도를 높였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ICT의 사업활용성이 두 번째
로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사실이다. 소상공인도 더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고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의 활성화로 인해 digital contact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ICT의 사
업활용성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셋째, 1인 미디어 교육성과는 SNS활동성 및 ICT의 사업활용성과 사업만족도간에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업종전문성, 고객관리전문성, ICT의 사용용이성과 사업만족도간에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검정되지 않았다. 
디지털역량 중 SNS활동성 및 ICT의 사업활용성과 사업만족도간 1인 미디어 교육성과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것은 
1인 미디어교육은 디지털 기반 교육으로 SNS활동 및 ICT의 사업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인 미디어교육을 받았을지라도 이것이 가시적으로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는 성과와 그냥 교육만 받고 활용할 
능력이 배양되지 않았을 경우 그 영향관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디지털과 간접적으로는 연
관이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적은 업종의 전문성이나 고객관리전문성이 사업만족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교육성과의 영향력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사업역량과 디지털역량이 사업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 이를 위해 사업역량을 세분화해서 소상공인의 업종전문성, 고객관리전문성으로 나누었다. 디지털역량은 
SNS활동성, ICT사용용이성, ICT사업활용성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들 요인들이 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
어서 1인 미디어 교육성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인 미디어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유효한 200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통계분석
에는 SPSS 24.0와 Macro Process 4.0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 결과, 업종전문성, 고객관리전문
성, SNS활동성, ICT의 사업활용성 모두 사업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ICT의 사용용이
성은 유의한 영향관계가 검정되지 않았다. 업종전문성과 ICT의 사업활용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1인 미디어 교육성과는 SNS활용성 및 ICT의 사업활용성과 사업만족도 사이의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상공인의 사업만족 나아가 사업성과 창출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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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시사점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역량 면에서 비교적 소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역
량과 사업만족도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시도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 연구와는 달리 디지
털역량을 SNS활동성, ICT의 사용용이성, ICT의 사업활용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점은 진일
보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인과관계 위주의 연구를 수행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추가로 분석한 점이다. 소상공인의 업종전문성이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
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ICT의 사업활용이 높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점은 학술적인 차원에서 매
우 의미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1인 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교육의 효과에 대해 학
술적인 검정이 미미한 상황에서 이들의 영향관계를 시론적으로 검정한 것은 향후 연구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가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실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역량이 소상공인의 사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확
인되었으므로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더이상 소상공인라고 해서 디지
털 변혁에 자유로울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1인 미디어교육이 소상
공인의 사업 영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소상공인 대상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활
용하여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사업만족 내지 사업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5.2 연구 한계 및 향후 방향  

  본 연구가 이러한 학술적 및 실무적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몇 가지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졌으면 한다. 첫
째, 코로나 상황에서 연구가 된 것이라 연구 결과 해석시 이러한 부분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
데믹이라는 강한 외생요인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이러한 외생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개연성 역시 존재하고 있다. 둘째, 소상공인의 디지털역량에 대한 연구와 1인 미디어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변수들이 도입된 연구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실증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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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and digital capabilities of 
small businesses on business satisfaction. To this end, business capabilities were subdivided into industry expertise 
and customer management expertise. Digital capabilities were subdivided into SNS activity, ease of ICT usability, 
and business utilization of ICT. At the same time, we examined how the moderating effect of performance of 
personal media education. A survey was conducted to empirically analyze this, and 200 sample who received 
personal media education were analyzed. SPSS 24.0 and Macro Process 4.0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industry expertise, customer management expertise, SNS activity, and  
business utilization of ICT, all had a positive (+) significant effect on business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the 
significant influence relationship on the ease of ICT usability was not tested. Industry expertise and business 
utilization of ICT were found to be variables that had a great influence. It was analyzed that personal media 
education performance plays a moderating role between SNS activity,  business utilization of ICT and business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empirically analyze that these capabilities affect 
business satisfaction even for small businesses at a time when the importance of digital capabilities increases.

Keyword: Small Business, Business Capability, Digital Capability, Personal Media Education, Busines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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