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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 factory utilization and continued use intention 

between UTAUT, dynamic capabilities of smart factory construction companies and present the company’s strategic direc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In this study, a structured research model was deriv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UTAUT, dynamic capabilities, smart factory utilization and continued use intention and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echnology perception. For analysis a total of 223 valid questionnaires from e-commerce users were us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s were conducted to verify. Results: Both UTAUT, dynamic 

capabiliti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mart factory utilization as well as continued use intention. It was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UTAUT, dynamic capabilities, smart factory utilization, and continued use intention. differed depending 

on the technology perception. Conclusions: Organizational members utilize the smart factory in anticipation of effects such 

as work performance and various improvements. Smart factory data will be used continuously when it is useful for business 

processes and opera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rategies and provide training to improve the technical level and 

capabilities of organizational members. Through this, a strategy is needed that can be continuously used by utilizing th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smart factory to improve work efficiency, productivity and efficiency increase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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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12 
 

기업은 혁신을 통해 경쟁우위를 강화하고 생산력 

향상과 고객만족 등의 중요한 요소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을 

위해 혁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Boachie-

Mensah et al, 2015; Miron, 2004). 제조업체는 고객의 

요구사항 다양화,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 제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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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수명주기 단축에 따른 대응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Arnold et al., 2017). 많은 

기업들은 혁신을 통한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고 지속 성장하는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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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우위 측면에서 스마트 팩토리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비용 및 에너지 절감, 맞춤형 생산 등이 

가능하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스마트 팩토리는 기업의 상황과 전략을 통해 

구축되고 활용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경쟁 

기업이라 하더라도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활용에 

대한 지속 사용의도가 차이 나는 이유는 구축 

기업들의 상황과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Oh & 

Kim, 2019).  

스마트 팩토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연구들이 스마트 팩토리 현황분석, 사례분석, 

스마트 팩토리 구축 및 운용 시 빅데이터 적용방안 

등을 연구하였다(Wiktorsson et al, 2018; Ramakrishna et 

al., 2017; Wang et al., 2018).  스마트 팩토리 활용 

방안과 역량과 사용의도 관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 

동적역량과 스마트 팩토리 활용과 지속사용 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은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으로 구분하고, 동적역량은 

Sensing, seizing, Reconfiguring로 구분하여 스마트 

팩토리 활용과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기술인식 수준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활용하여 스마트 팩토리 구축 기업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기업의 

경쟁우위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 Research Background 

 

2.1. UTUT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ical Acceptance Model) 

은 합리적 행동 이론의 신념, 태도, 행동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Ajzen & Fishbein, 1975). 신념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는 기술을 수용하는 행동으로 

연결되어 신기술, 신제품의 서비스 수용과정을 

설명하고 있다(Davis, 1989; Kim & Ching, 2022).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과 환경을 

반영하고 개인의 동기적 요인과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기술수용모델에서 보완, 

확장되어 이미지, 자기효능감, 직무연관성, 주관적 

규범, 외부 통제인식 등 외부 요인들을 추가하여 

기술수용모델 (TMA2)를 발전시켜왔다 (Venkatesh & 

Davis, 2000).   

Venkatesh et al. (2003) 은 합리적 행동이론(TRA), 

계획행동이론(TPB), 기술수용모델(TAM), 통합 

TAM-TPB모델, 동기모형(MM), PC활용모델(MPCC), 

혁신확산이론(IDT), 사회인지이론(SCT)을 통합하고 

정교화 하여 포괄적으로 통합기술수용이론 (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을 

제시하였다 (Kim, 2011; Kim & Ching, 2022; Park & Ahn, 

2012; Yang et al., 2016). 따라서 통합기술수용이론은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도입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과 이를 통한 행동 및 기대를 나타내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세부요인으로 성과기대는 새로운 정보 기술을 

사용하거나 수용함으로써 작업성과,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라는 믿음의 정도로 새로운 

시스템 또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Oh, 2015; Lee & Han, 2019; Kim & Nam, 2022). 

노력기대는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 사용이 

용이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목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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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의 

정도이다(Davis, 1989). 사회적 영향은 부위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을 도입하여 이용하도록 

권유하거나 사용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한다(Venkatesh et al., 2003). 촉진조건은 

조직의 인프라가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 믿는 것을 의미한다 

(Venkatesh et al., 2003).      

 

2.2. Dynamic Capabilities 
 

기업은 지속적인 경쟁우위 창출과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경영분야에서는 자원기반 

이론에 의해 기업의 내부경영 자원과 역량을 키워 

경쟁우위 획득과 이를 유지하는 성공요인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 왔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존의 자원기반이론과 더불어 

동적역량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Teech et al. (1997)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자원과 외부자원을 통합하고 구축하여 이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으로 정의하였고, 

Eisenhardt and Martin (2000)은 기업의 자원에 대한 

경쟁우위 역량에 대한 벤치마킹 대상 또는 규칙을 

취한다고 하였다. Wang and Ahmed (2007)는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통합, 재구성 및 갱신하여 

지속적 경쟁우위를 이루기 위한 핵심역량이라 

하였고, Kim and Ahn (2017)은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기업의 보유 자원을 조정, 통합 및 

재배치할 수 있는 역량이라 정의하였다.  

동적역량은 급변하는 외부의 경영환경에 대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와 외부역량을 구축, 통 

합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게 수정, 확장 또는 재창조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Teece et al., 1997; Eisenhardt 

& Martin, 2000; Zollo & Winter, 2002; Kim & Ahn, 2017).     

 

2.3.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환경에서 

시장환경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다(Hozdić, 2015).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기업의 생산 제품에 대한 

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되고 있으며 

설비자동화, 업무자동화, 생산프로세스의 재구축과 

점진적 개선, 내부 및 외부자원의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하고자 한다(Oh & 

Kim, 2019; Lee & Kim, 2020).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 및 품질수준 향상, 고객만족도 등을 높여 

기업의 경쟁우위를 갖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Lee & 

Kim, 2020). 

스마트 팩토리의 활용은 기업의 운영 프로세스와 

제조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경쟁우위를 가지게 된다.  

제조공장에서 사용되는 설비의 효율성과 

예방조치에 대한 안정성의 확대, 생산성향상, 

불량률 감소 등에 따른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활용은 생산성과 

유연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Oh & Kim, 2019).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의 활용은 제조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운영프로세스와 생산프로세스의 

안정성 및 유연성 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Kim, 2019).  

 

2.4. Continuous Utilization Intention 

  

기술수용모델(TAM) 이론에서는 합리적 행동 이론 

관점에서 새로운 정보기술, 정보시스템 등을 

수용하려는 사용자와 지속적 활용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기술의 용이성과 유용성이 새로운 



Jin-Kwon KIM, Kyung-Soo LEE / Journal of Economics Marketing, and Management Vol 11 No 6 (2023) 43-55               46 

정보기술, 정보시스템 등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라 하였다(Davis, 1989).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있어 유용한 정보가 

생성되고 획득하여 이를 활용한다면 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yun, 2016; So & Shin, 2017).  

스마트 팩토리의 요인인 설비자동화와 업무 

자동화는 생산량 증가, 제품의 품질향상, 비용절감,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생산 등과 같은 

경쟁우위를 나타낸다(Jo, 2017; Park, 2016).  

제조 빅데이터의 생성은 생산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생산능력, 생산공정상황, 재고관리 등의 

정보가 생성되고, 설비관리 측면에서는 생산설비 

가동상태, 사용현황, 비가동내역 등과 같은 정보가 

생성된다,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부적합품 수량, 부적합 원인 

및 내용 등과 같은 정보 생성된다(Noh & Park, 2014; 

He & Wang, 2018; Wang et al., 2018). 이러한 제조 

빅데이터의 활용은 생산 제품의 개발부터 제품 

생산 각각의 공정 등에서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등 새로운 가치와 고객만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Kim et al., 2016; Noh & Park, 2014; Wang et al., 2018).  

스마트 팩토리 구축 내용 중 내부 가치사슬 

통합은 기업 내부의 각 부서들과 정보공유를 

공유하여 제품 생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Cho, 2017; Wang et al., 2016; Veza et al., 2015). 

외부 가치사슬 통합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 또는 경쟁하면서 효율적인 

생태계를 형성한다(Wang et al., 2016; Park, 2016).  

 

2.5. Intention to Continue Using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기업은 구축 목적에 

따라 활용되고 있을 때 지속적 사용의도를 가지게 

된다. 기술수용 모델 이론에서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이나 정보기술을 수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와 지속적 사용의도 간의 관계를 합리적 

행동이론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Davis, 1989). 

Davis(1989)는 기술 사용에 대한 유용성과 용이성이 

새로운 정보기술의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고 Nam et al. (2014)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기업이 수용하고 이를 활용하면 지속적 

사용의도와 구매의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있어 기업에 필요한 유용한 결과를 

생성한다면 지속적 사용의도가 있다고 하였다(So & 

Shin, 2017; Myung & Kim, 2017). 재고감소, 불량률감소, 

공정개선, 생산성 효율 향상, 설비 가동률 향상 

등과 같은 성과가 확인되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지속 사용의도가 증가할 것이다(Park, 2017).  

 

 

3. Research Design  
  

3.1. Research Model & Hypothesis 

 

본 연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UTAUT, 동적역량, 스마트 팩토리 활용, 지속사용 

의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 기업의 조직구성원의 기술인식 수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스마트 팩토리 

구축기업의 전략수립과 조직구성원의 역량과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아래 <Figure 1>에는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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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AUT와 스마트 팩토리 활용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하지만 스마트 팜, e-커머스, 

모바일 뱅킹 등과 같이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분야에서 연구하였고, 결과에서는 다소 다른 연구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Zhou et al. (2010)의 연구에서 UTAUT 요인인 

성과기대, 촉진조건, 사회적 영향이 모바일 뱅킹 

서비스 사용자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주었고, Slade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혁신성, 성과기대, 지각된 

위험, 사회적 영향 등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Slade et al., 2015; 

Abrahao et al., 2016). 

가상현실(VR), 디바이스 이용의도와 구매의도와의 

관계에서 UTAUT이 영향이 있고(Choi et al., 2017), 

간편결재 서비스 연구에서 성과기대가 

기술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Kang & 

Kim, 2016).  

Kim (2020)는 정부지원기대, 기술적합도, 성과기대, 

사회적영향 등이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영향을 

미치지만 노력기대와 촉진조건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Kim and Chung (2020)은 성과기대, 

CEO의지, 촉진조건, ICT활용 역량, 지원기대 등은 

영향을 미치지만 노력기대와 사회적 영향을 미치니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UTAUT가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가설 1을 

도출하였다.   

 

Hypothesis 1. UTAUT은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성과기대는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노력기대는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사회적영향은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촉진조건은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Kim et al. (2018)는 조직구성원들의 IT역량이 

높을수록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과 향상 

의지가 강하지만 IT역량이 미흡한 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지속적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Lee and Lee(2022)은 반도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IT인력 역량이 기업의 운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ho et al. (2020)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팩토리 품질특성을 서비스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을 요인으로 하고, 혁신활동을 

경영혁신, 기술혁신을 요인으로 하였다. 스마트 

팩토리 활용을 설비자동화, 공정개선, 생산재구축을 

요인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 스마트 팩토리 

품질특성과 혁신활동 모두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 et al. (2020)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동적역량과 기술인지에 대한 영향과의 

관계에서 Sensing, Seizing, Reconfiguration 은 

기술수용모델인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동적역량은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가설 2를 

도출하였다.   

 

Hypothesis 2. 동적역량은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Sensing은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Seizing은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Reconfiguration은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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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따른 활용으로 업무 

자동화와 설비 자동화는 제조 기업의 생산능력 

향상, 비용절감, 품질향상 및 불량률 감소,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생산, 생산관리의 자동화, 

작업 안전성 확보 등과 같은 기업의 경쟁우위를 

나타낸다(Cho, 2017; Park, 2016).  

스마트 팩토리의 자동화는 기업의 경쟁우위 

역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수용모델(TAM)에서 살펴보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이 높으면,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사용의도가 높게 된다(Davis, 1989). 이러한 

관점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업무와 설비자동화는 

기업에게 데이터를 활용한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 자동화된 설비로 인해 제조현장의 품질과 

생산성향상, 작업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할 수 

있다(Myung & Kim, 2017; So & Shin, 2017; POSCO, 

2015).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계획, 내부 및 

외부관계의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Byun, 2016; Park, 2016; Lopez et al., 2018).  

스마트 팩토리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은 제품 

프로세스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고객만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Kim et al., 2016; Noh & Park, 2014; 

Wang et al., 2018). 따라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 지속적 사용의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 

활용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가설 3을 도출하였다. 

 

Hypothesis 3. 스마트 팩토리 활용은 지속사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은 조직구성원들의 기술인식 

수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적과 물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전략과 방향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다(Kim et al., 2016; Park, 2017; Menezes 

et al., 2018).  

대기업은 인적자원의 교육을 통해 기술수준 

인식이 높고, 자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팩토리 활용 성과가 빠르게 나타난다(Park, 2017; So 

& Shin, 2017). Kim et al. (2018)는 기업규모에 따라 

제조 빅데이터의 기술적용 방식이 기업능력과 

기술인식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Park(2017)과 So and Shin (2017)은 스마트 팩토리 

활용 목적과 회사 규모, 기술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Park (2017)은 제조기업의 기술수준과 

가치사슬 통합 수준이 높은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술인식 수준에 따라 

UTAUT, 동적역량, 스마트 팩토리 활용, 지속사용 

의도와의 관계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ypothesis 4. 기술인식 수준에 따라 UTAUT, 스마트 

팩토리 활용, 지속사용 의도와의 관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ypothesis 5. 기술인식수준에 따라 동적역량, 

스마트 팩토리 활용, 지속사용 의도와의 관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ypothesis 6. 기술인식수준에 따라 스마트 팩토리 

활용, 지속사용 의도와의 관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Data Collection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2023년 07월부터 2023년 

09월까지 스마트 팩토리 구축 기업 127개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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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수집 방법은 이메일, 전화, 

직접대면 등을 통해 총 300부를 배포하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총 223부(74.3%)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3. Scale of Variable 
 

본 연구를 위해 UTAUT은 Venkatesh et al. (2012, 

2016), Park and Ahn. (2012), Son et al. (2014), Lee and 

Sung (2017), Lee and Kil (2021)의 연구를 토대로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의 4가지 

요인 각 5개항목, 동적역량은 Teece et al. (1997), 

Eisenhardt and Martin (2000), Zollo and Winter (2002), 

Teece (2007), Kim and Ahn (2017)의 연구를 토대로 

Sensing, Seizing, Reconfiguring의 3가지 요인, 각 

6개항목, 스마트 팩토리 활용은 Burke (2017), Oh and 

Kim (2019), Lee and Kim (2019)의 연구를 토대로 

7개항목, 지속사용 의도는 Engel et al. (1993), Oliver 

(1985), Woo et al. (2013)의 연구를 토대로 5개항목, 

기술인식수준은 Seol et al. (2014), Chang (2016)의 

연구를 토대로 하였다. 각 항목들은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Table 4-1: Scale of variable 

Variable Source 

Performance 
Expectancy 

- Usefulness 
- The speed of business 

- Productivity Improvement 
- Cost reduction 
- Customer service 

-Venkatesh et al.  
(2012, 2016) 
-Park & Ahn. 
(2012) 
-Son et al. (2014) 
-Lee & Sung 
(2017) 
-Lee & Kil (2021) 

Effort 
Expectancy 

-Easy adaptation 
-Ease of use 
-Ease of technology 
-Increase efficiency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Social 
Influence 

-Introduction 
-Introduction 
recommendation 
-A convenient system 
-Recommendation to 
others 
-Advantage 

Facilitating 
Conditions 

-Technical 
-Knowledge 
-Expert 
-Combined utilization 
-Possession of 
equipment 

Sensing -Ability to respond -Teece et al. 

-Development capability 
-Collecting information 
-Benchmarking 
-Alternative 
-Search 

(1997), 
-Eisenhardt & 

Martin 
(2000), 
-Zollo & Winter 
(2002), 
-Teece (2007), 
-Kim & Ahn (2017) 

Seizing 

- Acquire 
- Acquisition of resources 
-Employ 
-Product development 
-Value Creation 
-Resource integrated 

Reconfiguring 

-Organization integration 
-Production capacity 
-Resource relocation 
-Reconstitution 
-Process restructuring 
-Continual improvement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Operation system 
-System application 
-Automatic monitoring 
-Automatic control 
-Management of pursuit 
-Operating system 
-Management system 

-Burke (2017) 
-Oh & Kim (2019) 
-Lee & Kim (2019) 

Continuous 
Usage 
Intention 

-Continue use 
-Expand the range 
-Budget increase 
-Satisfy business target 
-Competitive advantage 

-Engel et al. (1993), 
-Oliver (1985), 
-Woo et al. (2013) 

Underlying 
Technology 
Perception 

-Performance 
expectations 

- -Manpower, time required 
- -Cost 
- -Productivity 
- -Performance 

Seol et al. (2014)  
Chang (2016) 

 

 

4. Research Methods  
  

4.1. Analysis Method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24. AMOS 24.0 통계 패키

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의 확인

을 위해 빈도분석, 변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

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렴타당성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는 

Cronback’s ɑ값을 산출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각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4.2. Demographic Character Analysis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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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mographic factors Frequency % 

Gender 
Male 131 56.4 

Female  92 43.6 

Positiom 
Team leader 106 45.5 

CEO 127 54.5 

Business 

Machine, Metal 52 22.4 

Electricity, Electron 70 31.4 

Chemical 29 13.0 

Nonmetal 47 20.3 

Metal 25 11.2 

Corporate 

history(year) 

3 (less than) 68 30.5 

3~5 55 24.7 

5~10 57 25.5 

10 (above) 43 19.3 

Sales 

50(less than) 67 30.1 

50~200 65 29.2 

200 ~1,000 53 23.7 

1,000(above) 38 17.0 

Number of 
employees 

1~50 61 27.3 

51~100 79 35.4 

101~300 49 21.9 

301(above) 34 15.2 

 

4.3.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각 문항에 대한 요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내적일관성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를 통한 신뢰도 분석 결과를 Table 

4-3에 나타내었다.  

 
Table 4-3: Results of Validity & Reliability 

Variable item 
Construct 
Reliability 

AVE 
Cronba
ch’s α 

UTAUT 

Performance 
Expectancy 

5 .930 .686 .866 

Effort 
Expectancy 

5 .928 .723 .863 

Social 
Influence 

5 .936 .748 .877 

Facilitating 
Conditions 

5 .929 .727 .865 

Dynamic 
Capabilities 

Sensing 6 .962 .808 .926 

Seizing 6 .951 .765 .905 

Reconfiguring 6 .958 .794 .919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7 .907 .583 .823 

Continuous Usage Intention 5 .932 .735 .870 

Underlying Technology 
Perception 

4 .903 .581 .850 

 

4.4. Correlation Analysis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 변수의 상관관계는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계수의 

범위는 0.354~0.661로 나타났다. 상관계수의 제곱인 

결정계수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를 비교한 결과 

각 변수는 판별타당도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4: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n=223) 

item 1 2 3 4 5 6 7 8 9 

1. PE (.686)         

2. EE  (.723)        

3. SI .661**7 .476** (.748)       

4. FC .454** .581** .527** (.727)      

5. SE .439** .216** .506** .321** (.808)     

6.SEI .518** .439** .495** .381** .350** (.765)    

7. REC .412** .354** .388** .411** .407** .433** (.794)   

8.UOF .603** .605** .534** .525** .408** .363** .460** (.583)  

9.CUI .576** .592** .563** .547** .446** .584** .545** .579** (.735) 

Mean 3.53 3.87 3.45 3.63 3.45 3.43 3.56 3.49 3.64 

S.D 0.78 0.75 0.68 0.82 0.76 0.73 0.79 0.72 0.80 

Note) ** p<.01, AVE marked in ( ).  
1. PE: Performance Expectancy, 2. EE: Effort Expectancy, 

3. SI: Social Influence, 4. FC: Facilitating Conditions 
5. SE: Sensing, 6. SEI: Seizing, 7. REC: Reconfiguning 
8. UOF: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9. CUI: Continuous Usage Intention 
10.UTI: Underlying Technology Perception  

 

4.5.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 

 

구조경로 모형도 측정 모형과 비슷하게 데이터에 

근사한 적합도를 보였다. χ2=1613.063, df=885,  

χ2/df=1.823, NFI=.825, RFI=.804, IFI=.912, CFI=.911, 

RMSEA=.055로 나타나 부분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모형적합도는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경로 모형 분석은 Table 4-5와 같다. 

 
Table 4-5: Path Model Analysis   

경로 
Esti 

7mate 
S.E C.R P 

PE ->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194 .069 2.806 .005 

EE ->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360 .079 4.53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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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016 .073 -.225 .822 

FC ->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228 .073 3.131 .002 

sensing ->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064 .029 2.195 .028 

Seizing ->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078 0.38 2.033 .042 

Reconfiguring->Utilization of Smart 
Factory 

.096 .037 2.624 .009 

Utilization of Smart Factory->CUI .936 .097 9.625 .000 

Note) PE: Performance Expectancy, EE: Effort Expectancy, 
SI: Social Influence, FC: Facilitating Conditions 
CUI: Continuous Usage Intention 

  

<Hypothesis 1> UTAUT은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부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1-1: 성과기대가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t=2.806, p<.01)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H1-2: 노력기대가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t=4.535, p<.001)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H1-3: 사회적 영향이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t= -.225, p>.01)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H1-4: 촉진조건이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t=3.131, p<.01)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Hypothesis 2> 동적역량은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2-1: Sensing가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t=2.195, p<.05)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H2-2: Seizing이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t=2.033, p<.05)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H2-3: Reconfiguning이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t= 2.624, p<.05)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Hypothesis 3> 스마트 팩토리 활용이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t= .9625, p<.001)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Hypothesis 4, 5, 6> 기술인식 수준은 평균을 

나타내어 평균보다 아래에 있는 집단은 기술인식 

낮은 집단으로, 평균보다 높은 그룹은 기술인식 

높은 그룹으로 하였다.  

기술인식 수준에 따른 UTAUT, 동적역량, 스마트 

팩토리 활용, 지속사용 의도와의 영향 관계에서 

Model Comparison χ2=4.507, p=.023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기술인식 수준이 낮은 그룹은 노력기대, Sensing이 

스마트팩토리 활용에 영향을 미치었다. 기술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은 성과기대, 노력기대, 촉진조건, 

Seizing, Reconfiguning가 스마트팩토리 활용에 

영향을 미치었다. 

기술인식 수준에 따른 UTAUT, 동적역량, 스마트 

팩토리 활용, 지속사용 의도의 영향 관계에 대한 

차이의 경로 모형 분석은 Table 4-6과 같다.  

Table 4-6: Underlying Technology Perception에 따른 Path 

Model Analysis  
(Low Underlying Technology Perception)  

경로 
Esti 
mate 

S.E C.R P 

PE ->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068 .110 -.617 .538 

EE ->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556 .181 3.069 .002 

SI ->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047 .094 .493 .622 

FC ->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078 .167 .465 .642 

sensing ->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132 .050 2.633 .008 

Seizing ->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064 .067 -.960 .337 

Reconfiguring->Utilization of Smart 
Factory 

.001 .057 .014 .989 

Utilization of Smart Factory->CUI .974 .164 5.921 .000 

PE: Performance Expectancy, EE: Effort Expectancy, 
SI: Social Influence, FC: Facilitating Conditions 
CUI: Continuous Usage Intention 

 
(High Underlying Technology Perception) 

경로 
Esti 
mate 

S.E C.R P 

PE ->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319 .090 3.566 .000 

EE ->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313 .097 3.237 .001 

SI ->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051 .099 -.517 .605 

FC ->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369 .091 4.042 .000 

sensing ->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002 .033 -.052 .958 

Seizing -> Utilization of Smart Factory .124 .044 2.808 .005 

Reconfiguring->Utilization of Smart Factory .116 .044 2.643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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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 of Smart Factory->CUI .996 .121 8.266 .000 

PE: Performance Expectancy, EE: Effort Expectancy, 
SI: Social Influence, FC: Facilitating Conditions 
CUI: Continuous Usage Intention 

 

 

5.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본 연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UTAUT, 동적역량, 스마트 팩토리 활용이 스마트 

팩토리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여 스마트 팩토리 구축 전략과 활용 방안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UTAUT, 

동적역량이 스마트 팩토리 활용, 지속사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UTAUT의 요인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촉진기대는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적 영향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기업의 조직구성원들이 기존 

프로세스에서 보다 업무수행 능력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생산성향상, 불량률 감소, 

고객만족 증가 등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의 사용방법 

등이 배우기 쉽고 편리함을 느껴 업무효율성과 

역량이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에도 사회적 환경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고 기존 프로세스나 기술과의 

융합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보와 시스템 

결합과 활용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동적역량의 요인인 Sensing, Seizing, 

Reconfiguring의 요인은 모두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영향을 미쳤다. 정보를 탐색하고 획득하여 자원을 

재구성하는 동적역량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기업이 

새로운 업무프로세스와 운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얻어지는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운영프로세스에서는 운영프로그램, 물류의 실시간 

추적관리, 재고관리, 영업관리 등을 통해 나타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직구성원들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다. 생산프로세스에서는 생산정보, 설비의 

자동제어 등에 대한 데이터 자동 수집과 관리를 

통해 기업의 생산업무와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스마트 팩토리 활용은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새로운 업무프로세스, 설비 

보전을 위한 새로운 운영프로세스, 공정 및 

품질관리가 용이한 새로운 운영시스템 사용이 

조직구성원들의 활용도가 높은 기업은 지속사용 

의도가 나타난다.  

넷째, 기술인식 수준에 따라 스마트 팩토리 활용, 

지속사용의도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기술인식 낮은 

그룹에서는 UTAUT의 노력기대와 동적역량의 

Sensing이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영향을 미쳤다. 

교육을 통해 적응시키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로서도 

스마트팩토리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높은 기술인식 그룹은 성과기대, 노력기대, 

촉진조건이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영향을 미쳤고, 

동적역량에서는 Seizing, Reconfiguring가 영향을 

미쳤다. 기존 시스템보다 유용하고,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역량과 융합하면 효과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팩토리 활용과 지속사용 의도 간의 관계는 

기술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기업들은 조직구성원들의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교육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역량을 높임으로서 

기업의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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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활용하여 업무의 능률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학문적 측면에서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성공사례, 스마트 팩토리 특성을 

바탕으로 사례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둘째, UTAUT, 동적역량, 스마트 팩토리 

활용, 지속사용의도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기술인식 수준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활용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직구성원의 기술인식 수준에 따라 UTAUT, 

동적역량, 스마트 팩토리 활용, 지속사용의도 간의 

관계가 조직구성원의 기술수준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전략적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실무적 측면에서 첫째,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UTAUT와 조직구성원의 동적역량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나 운영 프로세스 등을 활용할 때 

조직구성원들의 기대와 역량에 따라 활용 방안이 

다르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게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구성원의 기술인식 

수준에 따라 스마트 팩토리 활용과 지속사용 

의도에 대한 기업의 전략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구성원들의 UTAUT와 역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기업은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 팩토리 구축 기업이 

기업의 역량과 조직구성원들의 기술 수준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한계점이 있다. 첫째,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 산업특성, 기업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과 상황을 바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 표본수가 223개로 적어 

기업의 전반적 산업특성, 제품특성 등의 특성 

파악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수용하지 못하였다. 

셋째, 기술인식 집단을 높은 기술인식 집단, 낮은 

기술인식 집단 두부류로만 구분하였다. 다양한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 스마트 팩토리 

활용에 대한 연구와 지속사용 의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설문지에 의한 

통계부분으로 기술인식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을 보완하여 보다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기업의 다양한 산업 

유형으로 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산업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섯째, 추가적인 연구기법으로 

UTAUT, 동적역량, 스마트 팩토리 활용, 지속사용 

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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