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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암호화폐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블록체인을 기반

으로 한 대체 불가 토큰(NFT: Non-Fungible Token)

이 주목받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상에 특정 이미지

나 영상 등에 대한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원본에 대한

NFT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NFT Purchase
Intention)

이 상 훈1), 김 수 연2)*

(Sang Hoon Lee and Su-Yeon Kim)

요 약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NFT는 점점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고 있다. NFT

는 대체 불가 토큰(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

게 해주는 기술이다. 디지털 데이터에 소유권이 생기면서 신기술의 특성과 함께 투자가치로서의 특

성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NFT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
자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구매하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개인적인 특성과

NFT 자체의 특성, 사회적 특성을 활용하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선정하고 연

구모형을 수립하였다. 실증연구를 수행한 결과, 개인의 혁신성과 NFT의 수익성 및 신뢰성, 그리고
FOMO 요인이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대체 불가 토큰(NFT), 기술수용모형, 구매의도

Abstract Recently, NFT, which is growing at a rapid pace, is gradually entering our lives.

NFT is an acronym for Non-Fungible Token, a technology that allows you to claim ownership
of digital data. As ownership of digital data takes over, it is showing characteristics as an

investment value alo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new technology, and it is expected to develop

further in the future. In this study, we tried to analyze the intentions of users who own NFTs
to purchase. Factors that can influence purchase intentions were selected and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using personal characteristics, NFT characteristics, and soci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conducting an empirical study, it was found that individual innovativeness,
profitability and reliability of NFT, and FOMO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e purchase intention.

Keywords: Non-Fungible Token(NFT),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tention to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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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한

거래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디지털 데이터 또는 디지

털 아트에 대한 원본 대조가 불가능했고 복사를 통해

완벽하게 같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었다. 그렇기에 디

지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으나

NFT 기술이 활용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디지

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됨에 따

라 NFT를 활용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무료에서부터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각 NFT에 대한

가치가 책정되고 있다. NFT의 보급이 점차 확산되고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FT

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본 연

구의 목적은 NFT를 구매하고 거래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

며,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수립한다. 4장에서 NFT를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며 타당성을 검증한다. 마

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NFT

NFT는 블록체인상에 거래를 기록하면서 디지털 자

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공해주는 기술이다. NFT를 통

해 블록체인상에 등록된 디지털 데이터는 블록체인의

51%를 해킹하지 않는 한 최초 등록한 형태에서 변경

할 수 없다. 이를 이용해 작가들이 자신의 그림을

NFT화 하거나 변조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증명서, 거

래명세서 등과 같은 증빙들도 NFT화 되고 있다.

NFT는 크게 증표형, 수집형, 가상자산형, 증권형

등의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증표형의 경우 수정이 불

가능한 NFT의 특징을 활용해 증명서 등을 대체하기

위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고, 수집형은 작가의 디지

털화된 그림이나, 예술품 등에 대한 NFT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Song, 2022). 가상자

산형의 경우 NFT가 특정 커뮤니티나 네트워크의 멤

버십이나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하

여, 증권형의 경우 특정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입장권과 같은 형태를 의미한다

(Song, 2022). 현재는 Fig. 1과 같이 다양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 수집형, 가상자산형

NFT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Fig. 1 NFT Projects in Progress in Korea

현재 NFT와 관련된 연구는 NFT 기술에 대한 동

향이나 정책 관련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Kim,

2021; Lee and Jo, 2021),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나 메타버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 NFT 관련 연구

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Choi et al., 2021; Jeon

et al., 2022).

2.2 기술수용모형

Fig. 2의 기술수용모형은 Davis가 처음 제시하였으

며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 수

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모형이다(Davis,

1989). 이 모델은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을 기반으로 하여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기술 수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Fig. 2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지각된 유용성이란 새로운 기술이 나에게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척도로서 지각된 유용성이 높을수록

특정 기술을 사용하거나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새로운 기술이 사용하기 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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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될 때 관련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개의 요인이 높을수록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의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Davis는 자신의 논문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

된 사용용이성이 신기술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밝혔으며, 이후 확장된 기술수용모형 TAM2

를 제시하면서 지각된 품질과 지각된 유희성 개념을

추가로 도입하여 이전 모형을 개선한 연구 결과를 발

표하였다(Venkatesh and Davis, 2000).

기술수용모형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

되었다. Seok and Yoon(2022)의 연구에서는 스마트

관광 정보시스템의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기술수용모형을 사용하였다. Estriegana

et al.(2019)의 연구 또한 웹 기반에서의 가상 연구실

및 통합 온라인 학습 환경에 대한 기술수용연구를 진

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

이 사용자의 기술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igdem et al.(2016)은 EFL 코스에서의 웹

기반 평가 시스템에 관한 기술수용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EFL 웹 기반 평가에 필요한 요인들과

함께 기술수용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 모두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증강현실이 소비자

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술수용연구가

수행되었다(Oyman et al., 2022). 이 연구에서는 증강

현실이 지각된 유용성, 즐거움, 사용용이성 모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최종적으로 사용의도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uñoz-Leiva et al.

(2017)은 모바일 뱅킹 앱에 대한 사용자들의 이용의도

를 분석하였고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이 태도를

통해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이외

에도 기계 번역(Yang and Wang, 2019), E-러닝

(Abdullah and Ward, 2016), M-러닝(Al-Emran et

al., 2018), 지식관리 시스템(Hwang, 2021), 정보시스템

(Park and Lee, 2021), 모바일 운송 시스템(Lee et al.,

2021) 등 많은 분야의 기술수용연구에서 동일한 결과

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형을 적용하여 NFT의 구

매의도에 대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모형

3.1 연구모형의 설계

NFT를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구매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NFT

구매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

를 실시한 다음, 구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개인적 특성, NFT 특성, 사회적 특성으로 구

분하여 Fig. 3과 같이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Fig. 3 Research Model

3.2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에서 혁신성(Innovativeness)이란 신기

술 수용에 있어 사용자가 새로운 것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용자마다 새로운 기술에 서로 다

르게 반응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 분야에 개인의

혁신성이라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개인의 혁신성이 높

을수록 신기술 사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다수 연구에서 개인의 혁신성이 이용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Agarwal and

Prasad, 1998; Agudo-Peregrina et al., 2014; Ding,

2019; Hong et al., 2021; Hwang et al., 2019; Jung et

al., 2015; Mohammadi, 2015).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새로운 기술을 대할

때 스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의미한다. 자기효

능감이 높은 사용자일수록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긍정

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기술을 쉽게 받

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이 신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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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Abdullah and Ward, 2016; Al-Ammary et

al., 2014; Alenezi et al., 2010; Bandura, 1982; Chen

et al., 2011; Compeau and Higgins, 1995; Hsu and

Chiu, 2004; Luarn and Lin, 2005).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과 자

기효능감을 NFT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 도출하였고 연구가설 H1과 H2를 다음과 같

이 설정하였다.

가설1. 개인의 혁신성은 지각된 특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H1)

가설2.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H2)

3.3 NFT 특성

수익성(Profitability)이란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현재 국내 NFT는

수익성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수익성은 경제적인

분야와 연관된 신기술 분야 수용연구에 활용되어 이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ung et

al., 2022; Lee and Kim, 2019). 또한 암호화폐 분야에

서도 이러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

다(Ahmad et al., 2021; Davidson and Diamond, 2020;

De Angelis et al., 2021; Islam et al., 2022).

본 연구에서는 NFT의 수익성을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연구가설 H3을 설

정하였다.

가설3. 수익성은 지각된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H3)

신뢰성(Reliability)이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얼

마나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일반적인

금융서비스에서도 신뢰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고, 암호화폐 분야의 연구에서도 요인으로

채택되고 있다(Fadare et al., 2011; Jang and Park,

2020; Lee, 2018; Park, 2019; Sciarelli et al., 2021;

Wang et al., 2022; Yeong, 2019).

NFT 역시 구매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거래가 일

어남에 따라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같이 신뢰성이 구

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가설 H4

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4. 신뢰성은 지각된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H4)

3.4 사회적 특성

사회적 특성은 신기술 사용에 있어 타인에 의해 영

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특성이 신기술 수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ox et al., 2021; Mutambara and Bayaga, 2021; Xu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FOMO(Fear Of Missing

Out)를 사회적 특성에 추가하였다. FOMO는 고립공포

감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회적 상호작용, 새로운 경험,

수익성 있는 투자, 또는 만족스러운 사건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강박적인 우

려 및 불안을 나타낸다(Martin et al., 2022). NFT 분

야에서는 내가 구매하지 않은 토큰이 급격하게 오르

거나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NFT 프로젝트에 본인

이 속하지 못한 경우 불안함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과거 특정 브랜드의 과자를 구매하기 위해 전 국민이

노력했던 일이나 최근 닌텐도 동물의 숲을 플레이하

기 위해 판매가보다 훨씬 높게 거래가 일어나는 등

점차 우리 삶 속에서 FOMO를 기반으로 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FOMO에 기

반하여 NFT를 거래하고 있기에 본 연구모형의 가설

H5로 설정하였다.

가설5. FOMO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5)

3.5 지각된 특성

지각된 사용용이성(PEOU: Perceived Ease of Use)

은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얼마나 쉬운가

를 의미한다(Chou et al., 2022; Liu and Tao, 2022;

Shin et al., 2022; Wang et al., 2021; Xu et al., 2021).

NFT의 거래가 복잡하거나 어렵다면 쉽게 거래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수의 사용자가 쉽고 간편한

형태의 체인에 있는 NFT를 선호함에 따라 사용 편의

성이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요인

에 포함하고 아래와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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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6.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6)

지각된 즐거움(PE: Perceived Enjoyment)은 사용자

가 특정 기술을 사용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의

미한다. 일반적으로 게임이나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FT를 거래하거나 투자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며 몰

입하게 되는 사용자들이 많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도

지각된 즐거움이 신기술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Al-Ammary et al., 2014;

Alenezi et al., 2010; Oyman et al., 2022; Xu et al.,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도 지각된 즐거움을 연구모형

의 가설로 설정하였다.

가설7. 지각된 즐거움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H7)

지각된 유용성(PU: Perceived Usefulness)은 사용자

가 어떤 기술을 사용할 때 이 기술이 유용하다고 느

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본인

에게 유용하다고 느낄 경우, 이를 사용하거나 구매하

려는 의도가 강해진다. 많은 연구에서 신기술의 유용

성이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l-Gahtani, 2016; Chou et al., 2022; Liu and Tao,

2022; Mutambara and Bayaga, 2021; Shin et al.,

2022; Wang et al., 2021). 본 연구에서도 지각된 유용

성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다음

과 같이 가설8을 설정하였다

가설8.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H8)

4.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응답자 특성

NFT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NFT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들

을 대상으로 총 170부를 수집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170명의 응답자의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성별은 남성 140명, 여성 30명이고, 연령대

는 10대 3명, 20대 36명, 30대 73명, 40대 51명, 50

대 7명이다. 신기술에 관심이 많은 20대와 투자에 관

심이 많은 30∼40대 층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타

당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응답자의 직업

은 회사원이 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27명,

대학/대학원생 16명, 공무원/교사 8명, 기타 38명으로

나타났다. NFT는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해

야 하며 투자의 목적이 큰 만큼 정기적인 소득이 있

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

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 기간은 6개월 이내가 98명, 1년 이내 62명, 3

년 이내 9명, 3년 이상이 1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NFT 시장의 활성화가 2022년 초반을 기점으로 폭발

적인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가 거래한 지

6개월 이내인 것 또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Gender
Male 140
Female 30

Age

10’s 3
20’s 36
30’s 73
40’s 51
50’s 7

Job

Civil Servant/Teacher 8
College Student 12
Graduate Student 4
Self-Employment 27
Office Worker 81
Etc 38

Trading
Period

within 6 months 98
within 1 year 62
within 3 years 9
more than 3 years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4.2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 수집한 각 설문의 문항들이 적절한 요

인으로 묶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Kaiser-Meyer-Olkin의 MSA(Measure of Sampling

Adequacy) 지표는 표본 적합성을 위한 검정으로 대

체로 요인분석에 데이터가 얼마나 적합한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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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0.744

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의 Bartlett’s Test는 관측변수

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인지를 검정하는 것으로 귀무

가설이 채택되는 경우 상관행렬이 단위행렬과 동일하

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사한 관측변수 사이에 요인으

로 묶일 가능성이 없어진다. 여기서는 p-value가

0.05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대립가설인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Var.
Factor

1 2 3 4 5 6 7 8 9
FOMO1 0.927 -0.012 0.015 0.040 0.042 0.103 0.173 0.066 0.068
FOMO2 0.914 0.061 0.100 -0.022 0.113 0.122 0.113 0.108 0.066
Reliab2 -0.043 0.912 0.186 0.043 0.121 0.006 0.052 0.073 0.120
Reliab1 0.107 0.831 0.322 0.054 0.150 0.062 0.117 0.128 0.028
PU1 0.059 0.286 0.853 0.075 0.239 0.154 0.099 0.118 0.067
PU2 0.080 0.295 0.847 0.099 0.142 0.148 0.146 0.164 0.112
Self-Eff1 0.022 0.103 0.072 0.887 0.032 0.175 0.124 -0.013 0.113
Self-Eff2-0.004-0.013 0.068 0.871 0.096 0.085 0.211 0.079 0.152
Profit2 0.031 0.100 0.116 0.020 0.900 0.078 0.145 0.028 -0.013
Profit1 0.127 0.147 0.180 0.107 0.871 0.066 0.053 0.042 -0.001
Intent1 0.078 0.013 0.105 0.132 0.064 0.897 0.152 0.067 0.162
Intent2 0.200 0.061 0.177 0.169 0.108 0.814 0.276 0.110 0.080
PE1 0.190 0.121 0.093 0.210 0.119 0.237 0.854 0.110 0.143
PE2 0.198 0.079 0.166 0.234 0.151 0.236 0.837 0.083 0.168
PEOU1 0.089 0.075 0.109 0.041 0.025 0.173 0.018 0.887 0.019
PEOU2 0.079 0.102 0.107 0.021 0.045 -0.025 0.129 0.877 0.158
Innova2 0.121 0.102 0.169 0.073 0.054 0.078 0.053 0.198 0.844
Innova1 0.020 0.047 -0.019 0.201 -0.069 0.150 0.191 -0.007 0.835
Kaiser-Meyer-Olkin's MSA : 0.744, Bartlett's test(p-value) < 0.001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확정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모든 요인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Var. Factor S.E AVE C.R. Cronbach’s
α 

Innova1 Innova 0.759 0.573 0.729 0.838Innova2 Innova 0.737
Self-Eff1 Self-Eff 0.851 0.765 0.867 0.822Self-Eff2 Self-Eff 0.821
Profit1 Profit 0.789 0.656 0.792 0.821Profit2 Profit 0.886
Reliab1 Reliab 0.781 0.719 0.835 0.853Reliab2 Reliab 0.954
FOMO1 FOMO 0.931 0.734 0.847 0.895FOMO2 FOMO 0.871
PEOU1 PEOU 0.848 0.569 0.725 0.790PEOU2 PEOU 0.773
PE1 PE 0.965 0.896 0.945 0.935PE2 PE 0.917
PU1 PU 0.920 0.824 0.904 0.918PU2 PU 0.924
Intent1 Intent 0.971 0.888 0.940 0.832Intent2 Intent 0.775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일반적으로 요인의 부하량(AVE)이 0.5 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3의 결과를 보면 모

든 잠재변수의 AVE가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0.7 이상일 경우 집

중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분석 결과 모든 요

인이 개념 신뢰도가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문항 간

의 내적 일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Cronbach’s α 또

한 모두 0.7 이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칙

타당성(Nomological Validity)은 잠재변수 간 방향성

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

든 요인이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설을 수립하였는데 타당성 검증 결과 모든 요인이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칙 타당성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

요인분석 이후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은

AMOS를 이용하였으며 CFI, GFI, AGFI, RMSEA

를 통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표준 카이제곱(Normed χ2)은 최소카이제곱(Mini-

mum χ2)을 자유도로 나눈 값으로 AMOS에서는

CMIN/DF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3 이하이면 수용

할 만하며, 2 이하이면 연구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한

다. 본 연구에서는 1.284로 나타나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CFI(Comparative Fit Index)는 증분적합지수

중 하나로 NFI(Normed Fit Index)의 단점을 보완하

여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모형의 경우 0.981

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GFI(Goodness of Fit

Index)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 0.9 이상일 경

우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19

로 나타났다. AGFI(Adjusted Goodness of Fix

Index)는 GFI의 수정된 지표로 일반적으로 0.8 이상

이면 양호하며 본 연구에서는 0.874로 나타났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

mation)는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가 연구모형에 얼마

나 오차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지표로서 0.1보다 작으

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0.054로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IFI(Incremental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는 서로 비슷한 개념으로

CFI와 유사한 지표를 보이며 0.9 이상일 경우 적절하

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0.982, 0.97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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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지표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로분석 결과는 Table 4와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 중 하나인 혁신성은 지각된 사용용

이성, 즐거움, 유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기술을 사용

하기 쉽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유용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H Path Coeff p-value Result
H1a PEOU < Innova 0.369 0.005 Supported
H1b PE < Innova 0.335 *** Supported
H1c PU < Innova 0.196 0.023 Supported
H2a PEOU < Self-Eff -0.063 0.548 not supported
H2b PE < Self-Eff 0.311 *** Supported
H2c PU < Self-Eff 0.041 0.600 not supported
H3a PEOU < Profit 0.075 0.443 not supported
H3b PE < Profit 0.237 0.004 Supported
H3c PU < Profit 0.271 *** Supported
H4a PEOU < Reliab 0.208 0.038 Supported
H4b PE < Reliab 0.096 0.212 not supported
H4c PU < Reliab 0.499 *** Supported
H5 Intent < FOMO 0.137 0.039 Supported
H6 Intent < PEOU 0.007 0.920 not supported
H7 Intent < PE 0.476 *** Supported
H8 Intent < PU 0.198 0.008 Supported

Table 4 Results of Path Analysis

Fig. 4 Analysis Results of the Research Model

자기효능감의 경우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으로 가는

가설은 기각되고 지각된 즐거움만 채택되었다. 이는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NFT를 거래하면서 스스로를

자신감 있고 정보가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기효능

감이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H2a, H2c는 기각되었다. 이는 자기효능

감이 높다고 해서 NFT가 사용하기 쉽다고 느끼지는

않으며 NFT를 활용하는데 있어 사용자가 자기효능

감 요인으로 인해 유용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위 결과를 종합

해 볼 때 NFT를 거래하는데 있어 개인적 특성은 유

용하거나 편리해서 참여한다기보다 얼리어답터로서,

그리고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으로서 만족감과 모험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NFT 특성인 수익성의 경우 지각된 즐거움과 유용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3b, H3c

가 채택되었다. NFT에서 수익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

이며 NFT를 통해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

기 때문에 수익성이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금전

적인 이익을 얻었을 경우 즐거움을 느끼는 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수익성이 지각된 사용용이

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3a는 기각되었는

데, 이는 수익성이 높거나 낮더라도 사용자가 NFT

기술을 이용하는 편의성에는 큰 변화가 없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신뢰성의 경우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4a, H4c가

채택되었다. 이는 NFT 자체의 신뢰성이 높을 경우

불필요한 보안관리 절차를 사용자가 수행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신뢰성이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NFT는 실제로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신뢰

성이 높으면 거래에 있어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느끼

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설 H4b의 경우 기각되었

는데 신뢰성은 시스템의 보안에 관련된 특성으로 신

뢰성이 높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즐거움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특성인 FOMO가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5는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FOMO를 탈출하기 위해 구매를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고립공포감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뒤처질 것이라는 생각과 남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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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함으로 인해 구매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NFT의 특성상 커뮤니티가 매우 중요한데 특정 NFT

를 소지하지 않아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없거나 본인

이 구매하지 않은 NFT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상

황에서 대화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사회적 고립인

FOMO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매

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각된 특성의 경우 지각된 즐거움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7이 채택되었다. NFT

를 구입하면 자신의 디지털 지갑에 NFT가 들어오고

마치 실물 제품을 쇼핑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수익

을 얻을 수 있어서 느끼는 즐거움, 그리고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등 다양한 즐거움으

로 인해 NFT를 구매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지각된 유용성이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8도 채택되었다. 이는 NFT를 거래

할 때 금전적인 수익을 통해 유용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면서 스스로 유용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 이러한 점으로 인해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6은 기각되

었다. 이는 NFT 자체가 현재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거래가 거의 유사한 방

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편의성 자체는 구매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본 논문은 최근 성장하고 있는 NFT에 대한 사용

자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로서 NFT 구매에 있어 사

용자들이 어떠한 요인을 고려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NFT 프로젝

트의 설립 및 관리, 운영, 관련 정책 수립 등에 대하

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적 특성, NFT 특성, 사회적

특성을 토대로 사용자의 NFT 수용에 관한 연구모형

을 제시하였고, NFT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170명

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

적 특성의 경우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NFT 특성도 지각

된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개인의 혁신성은 지각된 특성 3개 모두에 영

향을 미쳤으며,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즐거움을 통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NFT 사용에 있어 혁신적인 사용자의

경우 적극적인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기효능감

이 높은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 긍

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 믿는 경우 NFT를 사용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NFT 특성 중 수익성은 지각된 즐거움과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성은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

각된 유용성을 통하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용자들이 NFT를 투자의 수단

으로 보고 있기에 높은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사용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NFT를 지

속적으로 거래할 것이다. 신뢰성 또한 높을수록 사용

자들의 NFT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수준 높

은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사회적 특성인 FOMO 역시 구매의도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매우 빠르게 트렌드가 변하

는 NFT 분야에서 구매자들이 사회적인 고립에서 벗

어나 남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고 싶어하며 인기 있는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변인들이 NFT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본인만 관련 NFT가 없

어 수익을 내지 못하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이를 벗어나기 위해 구매행위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

인다. 결론적으로 현재 NFT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혁신성이 높은

사용자들과 이를 통해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용자들

이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NFT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본 연구는 한

정된 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현재 NFT 필드의 사용자 성비와 유사하기는 하

지만 응답자의 성비 특성이 불균형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NFT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 이러한 한

계점을 보완하는 한편, NFT를 보유한 사용자와 비사

용자 간의 비교연구, 특정 연령대별 NFT 구매의도

등 보다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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