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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사회는 ‘빅데이터 사회’ 혹은 ‘데이터 사회’라

고 불린다. 이는 데이터가 현대 자본주의 가치생산체

계의 중심 추동력이 되며, 이의 분석과 예측 알고리즘 

장치를 통해 사회를 조절하는 새로운 사회가 되어 가

고 있음을 의미한다(Mok, 2021). 기업들은 고객 관리

와 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수집하

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이용

되는 경우 개인의 인권침해로 이어지기도 한다(J. Kim 

& S. Kim, 2014; Kang, 2016). 특히 빅데이터 분석, IoT, 

AI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정보통신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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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변화시켰고, 이러한 기술들의 중심에는 개인정보

의 활용 가능성이라는 이슈가 자리 잡게 되었다(Lee et 

al., 2015).

이에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법학, 의학 

및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Kang, 2016; Mok, 2021; Oh, 2022). 특히 정보시스

템 분야에서는 데이터 사회의 도래에 따라 ‘적극적으

로 자신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하는 권리’ 또는 

‘자신의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타인에게 알

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배타적인 권리’ 등을 의미하는 

정보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게 되었다

(Kim & Kim, 2018; Lee et al., 2015).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는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핵심 개념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소비자 태도 및 행동을 중심으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Choi & Shin, 2007; Shin & Kim, 

2021). 

합리적 행동이론(Fishbein & Ajzen, 1975)에 근거한 

전통적 프라이버시 연구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에 대한 우려가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이 증

가하거나 정보제공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간주해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환경에서 수행된 정

보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들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을 

하지 않거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주

장이 등장하였고(Hughes-Robert, 2013; Keith et al., 

2013; Norberg et al., 2007), 이는 프라이버시 역설이라

고 불린다(Barnes, 2006). 

프라이버시 역설은 정보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초

기의 절대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와는 다르게 교환

이 가능한 재화로 인식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Campbell & Carlson, 2002), 이를 설명하기 위한 프라

이버시 계산 이론이 등장하였다(Dinev & Hart, 2004).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은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개인

정보 제공을 요구받았을 때, 정보제공으로 인해 기대

되는 이익과 위험을 평가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

한다고 가정한다(Culnan & Bies, 2003). 결국 정보 프

라이버시 관점의 연구들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정보기

술의 활용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

하지만 이의 활용가능성 여부는 소비자의 정보제공에 

따른 이익과 위험 지각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제시

한다.

패션산업 분야에서도 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이를 통한 가치 창출 활동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패

션기업과 쇼핑몰에서 성별, 연령은 물론 취향, 관심사 

등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수집하여 상품 추천, 

코디 추천, 사이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An, 2021; Kang, 2021; Kim, 

2022; Lee, 2021; Nam, 2021). 특히 온라인 의복 상품의 

반품률은 30~40%에 달하며(Kim, 2010; Kim & Na, 

2020), 시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이즈 불만(19~38.8%)

이 가장 높은 반품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어(Cho, 2003; 

Kim, 2010; Shin, 2007) 사이즈 추천 서비스를 활용하

는 패션기업이 증가하고 있다(Kim, 2021a; Kim, 2021b; 

Kim, 2021c; Kim & Na, 2020).

사이즈 추천 서비스는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정보

와 제조사의 상품 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구매

하고자 하는 상품의 적합한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도

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Kim, 2021b; Lee & Kim, 

2022). 사이즈 추천 서비스는 대부분 키, 몸무게, 체형 

등의 신체정보에 근거하며, 서비스에 따라 추가 정보

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AI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다(Kim, 2021a; Kim, 2021b). 사이즈 추천 서비스는 

소비자의 구매 만족을 높이고 반품률을 낮추어 물류

비용 및 인건비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션기

업에 직·간접적으로 재무적 이점을 제공한다(Kim, 

2021c). 또 소비자에게는 사이즈 선택에 대한 우려 감

소와 개인화 서비스의 강화, 반품 비용 절감 등의 이점

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Lim, 2021; 

Guo et al., 2016).

이처럼 사이즈 추천 서비스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수집 및 활

용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정보 프라이버

시 관점의 논의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

히 사이즈 추천 서비스의 유형 중 신체정보를 활용하

는 경우(Kim, 2021a)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2020; 

Hong, 2019; Maeng, 2018) 키와 몸무게, 체형 등의 신

체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한다는 점에서 정보 프라이

버시 관점의 논의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이즈 추천 서비스 관련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서비스의 동향과 사례(Kim, 2021c), 추천의 적합성

(Lee & Kim, 2020; Lee & Kim, 2022) 등 서비스 자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소비자 행동 관련 

연구로는 Kim(2021a), Kim(2021b)이 사이즈 추천 서



한국의류학회지 Vol. 47 No. 3, 2023

– 444 –

비스의 서비스 품질이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정보신뢰, 만족 등을 매개로 영향이 있음을 밝

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기술의 

활용가능성은 소비자의 정보제공 행동에 의존한다. 

따라서 정보제공 단계에서의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

구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무단으로 오남용되

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So & Kwahk, 2021; Oh, 2022)에

서 패션 소비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행동에 대한 연구

는 시의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

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이에 따른 정보제공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중심

으로 프라이버시 역설의 존재를 확인하고, 프라이버

시 계산 이론을 통해 소비자의 위험-이익 지각이 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패

션기업들의 정보 수집 및 활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

고 패션 소비자의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가 부

족한 상황에서 정보시스템 분야의 개념을 의류학 연

구에 적용했다는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패션 소

비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태도와 행동에 대한 이해는 

패션기업의 사이즈 추천 서비스 활용 방안에 대한 실

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이론적배경

1. 사이즈 추천 서비스

패션상품의 온라인 쇼핑은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착용해 볼 수 없어 사이즈에 대한 문제가 위험요인으

로 작용하며, 사이즈 불만은 온라인 패션쇼핑의 주요 

반품 요인으로 꼽힌다(Cho, 2003; Kim, 2010; Shin, 

2007). 최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체정보

나 구매이력 등의 소비자 정보와 상품정보와 같은 제

조사 정보를 융합, 분석하여 소비자가 적합한 사이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가 등장하였고, 

이를 사이즈 추천 서비스라 한다(Kim, 2021a; Lee & 

Kim, 2022). 사이즈 추천 서비스는 AI,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패션기업 또는 쇼

핑몰 등에서 제공하던 기존의 사이즈 정보와는 달리 

소비자 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사이즈 추천 서비스는 활용되는 정보에 따라 신체

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와 상품상세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Kim, 2021a). 상품상세정보

를 활용하는 사이즈 추천 서비스는 소비자가 소유 또

는 착용한 경험이 있는 상품의 상세정보를 기반으로 

적합한 사이즈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Kim, 

2021a; Kim, 2021b). 이의 대표적 사례로 소비자가 소

유하고 있는 상품정보를 입력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과 함께 비교하여 보여주는 버츄사이즈(Virtu-

size)가 있으며(Kim, 2021a), 트루핏(Trufit)은 구매이

력과 함께 소비자의 신체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주관적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Kim, 2021c).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는 착용자

의 신체정보에 근거하여 적합한 사이즈의 상품을 추

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Kim, 2021a; Kim, 2021b). 신

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

례로 신체 사이즈와 체형, 머리색 등을 활용하여 3D 아

바타를 생성하는 버추얼 트라이 온(Virtual Try On)과 

유사한 체형의 로봇을 통해 핏을 확인하는 핏츠미

(Fits. Me) 등이 있다(Kim, 2021a; Kim, 2021b). 이처럼 

초기의 서비스들은 소비자의 쇼핑경험을 높이기 위해 

아바타나 로봇 등을 활용하는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

으나, 모델을 통해 사이즈와 핏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

가 있어 최근에는 신체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사이

즈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Kim, 2021a; Kim, 2021c). 

패션상품은 신체적 편안함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사이즈 추천 서비스는 대부분 착용자의 신체정보에 

근거하고 있다(Kim, 2021a). 사이즈 추천 서비스에서 

수집되는 신체정보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키와 몸무

게, 체형 등이 있으며, 서비스에 따라 추가 정보가 수집 

및 활용되고 있다(Lee & Kim, 2020; Lee & Kim, 2022). 

신체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사생활

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 민감정보

에 해당하며(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2020; Hong, 2019; Maeng, 2018), 따라서 서비스의 활

용과 함께 프라이버시 관점의 논의도 반드시 수반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즈 추천 서비스 관련 선

행연구들은 기술 동향과 사례 및 적합성(Kim, 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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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Kim, 2020; Lee & Kim, 2022) 등을 중심으로 수

행되었다. 그러나 사이즈 추천 서비스는 소비자의 신

체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하므로 프라이버시와 정보제

공행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키, 몸무게, 체형 등의 신체정보

를 토대로 적합한 사이즈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신체

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로 조작적으로 정

의하고 프라이버시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2. 정보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는 철학은 물론 사회과학, 

법학, 공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Lee 

et al., 2015). 그러나 프라이버시는 학문 분야에 따라 

의미가 점차 확장되고 재해석 되고 있어 통일된 정의

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Dinev et al., 2013).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Table 1>과 같

이 가치 기반의 접근과 인지 기반의 접근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Smith et al., 2011). 가치 기반의 프라이버시

는 다시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와 상품으로서의 프라

이버시로 나뉘는데,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Brandies & Warren, 

1890). 이는 개인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

으로 이후 사생활의 보호 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비밀을 어

디서든 물리적 간섭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확장되

었다(Lee et al., 2015). 상품으로서의 프라이버시는 권

리로서의 프라이버시를 소비자 행동에 적용한 것이

다. 이에 따르면 프라이버시는 정보 주체가 정보를 제

공함에 따라 기대되는 이익과 교환 가능한 수단으로 

정의되며(Campbell & Carlson, 2002; Davies, 1997), 이

러한 관점은 주로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지 기반의 프라이버시는 상태로서의 프라이버시

와 통제로서의 프라이버시로 구분된다. 상태로서의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느낌이나 감정과 관련된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상태’로 정의되며(Weinstein, 

1971), 최근에는 정보에 대한 제한적 접근 상태로 한정

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Kim & Kim, 2012). 통제

로서의 프라이버시는 ‘접근을 선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Altman, 1975). 이는 사람들 간 

거래의 통제에 있어 자율성을 강화하고 취약성을 최

소화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 프라이버시의 속성을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 공유의 양과 속도가 급격

히 증가하자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도 프라이버시에 대

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Lee et al., 

2015).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물리적 프라이버시와 

구분하여 ‘정보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으며(Smith et al., 2011),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

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하는 권리’(Belanger & 

Crossler, 2011), ‘자신의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로 타인에게 알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배타적인 권

리’ (Dinev & Hart, 2004)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의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정보 프라이버

시는 주로 통제로서의 프라이버시 관점을 택하고 있

다. 이는 정보 프라이버시가 정보처리에 대한 개인의 

통제 개념으로, 정보주체가 정보에 대한 결정권이 있

는 상태임을 의미한다(Lee et al., 2015). 또한 프라이버

시 역설과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의 등장에 따라 정보 

프라이버시는 절대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와 달리 

교환 가능한 재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품

으로서의 프라이버시 관점을 적용한 연구들도 다수 

진행되었다(Hann et al., 2007; Kobsa, 2007; Tang et al., 

2008).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는 키, 몸무게 등을 수집하며, 이러한 정보

들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나 개인식별정보에는 해당하

Classification Definition Application Areas

Value-based
Right The right to be left alone Law

Commodity An interchangeable means MIS

Cognate-based
State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others

Philosophy,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Control Restricted access or isolation MIS

(Smith et al., 2011) 

Table 1. Categorization, definition, and application areas of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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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2020) 앞

선 일반적인 가치 기반 프라이버시의 분류 중 권리로

서의 프라이버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신체정

보 제공을 통해 적합한 사이즈 추천, 사이즈 선택 우려 

감소 등의 이익과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으로

서의 프라이버시로 분류가 가능하다. 또 민감정보는 

개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집이 가능한 

정보로(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2020) 신

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는 소비자가 스스

로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인지 기반의 프라

이버시 중 통제로서의 프라이버시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시스템의 산물인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는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정보 프

라이버시를 보는 것과 유사한 관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프라이버시

는 정보시스템 분야의 선행연구들에 따라 정보 프라

이버시라는 용어를 활용하며 통제로서의 프라이버

시, 상품으로서의 프라이버시 관점을 통합적으로 적

용한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3.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의 측정을 

위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정보 프라이

버시의 통제권을 잃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를 측

정한 개념이다(J. Kim & S. Kim, 2014). Culnan(1993)

은 프라이버시 염려를 개인정보에 대한 감시와 저장 

및 활용 등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느끼는 위협으로 정

의하였으며, Smith et al.(1996)은 비인가된 잘못된 사

용, 개인정보 수집 등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우려로 정

의하였다.

초기의 연구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 프라이

버시 염려의 속성을 밝히고, 이의 측정도구를 개발하

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연구로 Smith et 

al.(1996)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속성을 수집, 비

인가된 사용, 오류, 부적절한 접근의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으며, 15개 문항을 이용한 측정도구(the Con-

cern for Information Privacy; CFIP)를 개발하였다. 또 

Stewart and Segars(2002)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CFIP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척도는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

한 분야의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었다(Hong & Thong, 

2013; Kenny & Connolly, 2017).

이후 Malhotra et al.(2004)은 Smith et al.(1996)의 

CFIP가 주로 오프라인이나 대면 서비스에 적합하다

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터넷 정보 이용자의 정보 프

라이버시 염려(Internet Users' Information Privacy Con-

cerns; IUIPC)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속성을 수집, 통제, 프

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의 세 차원으로 분류하였

으며, 10문항의 측정도구를 제안하였다. 또 모바일 환

경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

구(Mobile Users' Concerns for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MUIPC), 개인의 건강 정보에 대한 프라이

버시 염려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Health Informa-

tion Privacy Concerns; HIPC) 등 정보시스템 환경과 분

야에 따라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측정도구를 개발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Kenny & 

Connolly, 2017; Lee et al., 2014; Xu et al., 2012).

한편 최근 온라인 마케팅 환경에서의 연구들은 정

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단일차원으로 측정하는 추세이

다(Taylor et al., 2009). Dinev and Hart(2006)는 선행연

구들의 프라이버시 개념은 물리적, 공간적, 행동적 측

면 등 다양한 차원에 대한 고려는 물론 권리에 대한 학

문별 상이한 정의로 인해 다차원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상의 거래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정보 프라이

버시 염려를 4문항 단일차원으로 측정하여 정보 프

라이버시 염려가 거래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는데, 이후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정보 프

라이버시 염려를 단일차원으로 측정하여 분석하는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J. Kim & S. Kim, 2014; So & 

Kwahk, 2021; Taylor et al., 2009).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측정방식은 분야에 따라 

다양하나 종속변수는 대부분 정보제공의도가 활용되

고 있다(J. Kim & S. Kim, 2014; Lee & Lee, 2009). 이는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관련 연구들은 주로 합리적 행

동이론(Fishbein & Ajzen, 1975)에 기반한 ‘태도-행동

의 일관성’을 가정하고 있으며(Malhotra, et al., 2004), 

이는 정보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활용, 관

리 등에 관해 불안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정보

의 제공을 꺼리게 된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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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Min & Hwang, 2016). J. Kim and J. Kim(2014), Ki 

and Lee(2013), Utz and Kramer(2009) 등의 연구는 합

리적 행동이론을 근거로 SNS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정보제공의도 및 행동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허위정보제

공(Teo et al., 2004), 이차적 정보사용에 대한 태도

(Culnan, 1993) 등을 종속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연구

들도 있으나, 이들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다차원

으로 측정한 경우에만 활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온라인 패션쇼핑의 정보 신뢰 수준이 낮은 상황에

서(Do, 2021)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

는 기존의 사이즈 정보들과 다르게 신체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된다(Kang, 2016; Kelly, 2021; So & Kwahk,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의 측정

을 위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개념을 적용하고, 이

를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 이용 시 신

체정보 제공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손실 우려’로 조작

적 정의하였다.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측정도구는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가 온라인 쇼

핑 환경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Dinev and 

Hart(2006)의 관점에 따라 단일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단일차원 측정과 

합리적 행동이론(Fishbein & Ajzen, 1975)의 적용에 적

합한 정보제공의도로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Ki & 

Lee, 2013; Malhotra, et al., 2004; Utz & Kramer, 2009)

를 바탕으로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합리적 행동이론(Fishbein & Ajzen, 1975)

의 ‘태도-행동의 일관성’ 가정에 따라 위의 개념들을 

적용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정보제공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프라이버시 역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합리적 행동이론(Fishbein & 

Ajzen, 1975) 기반의 연구 결과에 대해 반직관적 현상

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SNS와 위치기

반 서비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Hughes-Roberts 

(2013), Kim and Kim(2013), Zafeiropoulou et al.(2013) 

등의 연구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음에도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태도와 행동

의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프라이

버시 역설(Barnes, 2006)이라 불린다.

프라이버시 역설은 ‘태도-행동 일관성’의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 행동이론(Fishbein & Ajzen, 

1975)을 부정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에 더 이상 일관성

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거나 작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Norberg et al., 2007).

온라인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역설은 Barnes(2006)

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다(Kim & Rha, 2017). 그는 SNS 

환경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들의 모순된 행동을 발견하고, 

프라이버시 역설이라 명명하였다. Norberg et al. 

(2007)은 Barnes(2006)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실험을 

통해 위험과 신뢰가 정보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연구결과를 통해 프라이버시 역설의 개

념을 명확히 하였다.

이후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프라이버시 

역설의 존재와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

었다. Carrascal et al.(2013)과 Grossklags and Acquisti 

(2007)는 개인정보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개인정보 

가치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소

비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또는 판매 시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하여 프라이버시 역설을 설명하였다. 또 

Acquisti and Grossklags(2004)는 행동경제학의 내용

을 바탕으로 불완전한 정보, 제한된 합리성, 심리적 왜

곡 등의 요인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역설이 존재한다

고 주장하였다. 한편 기존의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들

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한 프

라이버시 계산 이론은 정보 프라이버시를 교환 가능

한 상품으로 보고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효용을 얻

을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Kim & Rha, 2017).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는 소비자

가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적합한 사이

즈를 추천받는 서비스로 정보 프라이버시는 상품으로

서의 가치를 갖는다. 온라인 패션쇼핑에서 사이즈 선

택 우려는 패션 소비자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며

(Kim, 2021c), 신체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는 사이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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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lazques, 2014; Na & Hong, 2008; Xu & Park, 2014). 

따라서 패션 소비자가 자신의 신체정보 제공을 통해 

얻는 이익이 크다면 ‘태도-행동의 일관성’에 반하는 프

라이버시 역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arnes(2006)의 관점에 따라 프

라이버시 역설을 ‘정보 프라이버 염려가 높음에도 불

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모순된 행동’으로 개념

화하였다. 또 가설 1의 검증을 통해 신체정보를 활용

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 사용자들에게서 프라이버시 

역설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다음의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을 통해 이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고자 한다.

 

5.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은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개

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 중 하나

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비용

의 측면으로만 고려한 것에 비하여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은 정보 프라이버시를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보

는 관점을 택하고 있으며(Smith et al., 2011),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프

라이버시 계산 이론은 프라이버시 역설을 설명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되며(Xu et al., 2010), 현대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프레

임워크로 평가받고 있다(Culnan & Bies, 2003; Pentina 

et al., 2016).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은 사용자가 정보 프라이버

시 관련 행위의 잠재이익과 기대손실을 계산함으로써 

최종 행동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Dinev & Hart, 

2005). 이는 개인의 행동 반응을 결정할 때 비용과 이

익의 결과론적 상충관계를 추정하는 것으로, 경제적 

관점의 위험-이익 분석을 근거로 한다(Smith et al., 

2011). 즉 개인정보 제공이 요구될 때, 소비자는 자신

의 개인정보와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

익을 교환할 수 있는지 위험과 이익의 분석을 통해 평

가한다는 것이다(Li et al., 2010). 이때 소비자가 지각

하는 위험보다 이익이 크거나 최소한 같다면 소비자

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개념

인 프라이버시 위험과 이익 지각은 정보제공에 대한 

개인의 대립되는 관점을 설명한다(Lee et al., 2021). 먼

저 프라이버시 위험 지각은 개인정보 제공을 통해 불

확실성, 비인가적 접근 및 제 3자와의 공유 등 높은 잠

재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Malhotra et al., 2004).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는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왔으며, 이

에 따라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프라이버시 위험 지각

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소비자의 신념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Li et al.(2011), Smith et 

al.(2011)의 메타분석 결과와 Li et al.(2010), Norberg et 

al.(2007) 등의 연구에서 프라이버시 위험 지각을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신체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는 잠재적 손실에 대한 지각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프라이버시 위험 

지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은 프라이버시 위험 지각이 높

을수록 정보제공의도가 낮아진다고 가정한다(Barnes, 

2006).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를 이용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신체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정보의 제 3자 제공, 다른 목적으로의 활

용, 불확실성 등의 위험을 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위험 지각을 ‘신체정

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 이용 시 신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하고,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과 선

행연구(J. Kim & S. Kim, 2014; Kim & Kim, 2012)의 결

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프라이버시 위험 지각은 정보제공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프라이버시 이익 지각은 높은 잠재적 이익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Malhotra et al., 

2004).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서비스나 상품 정

보, 광고 등에 대한 접근 편의성 등이 있으며, 이는 개

인화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의미한다(Kobsa, 2007; 



신체 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정보 제공 의도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을 중심으로-

– 449 –

Malhotra et al., 2004; Xu et al., 2010).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은 프라이버시 이익 지각이 높을수록 정보제공의

도가 높아진다고 가정한다(Barnes, 2006).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 이용 시 소

비자는 신체정보 제공을 통해 사이즈 선택 우려 감소, 

적합한 사이즈의 상품 추천 등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잠재적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im, 2021; Guo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

라이버시 이익 지각을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

천 서비스 이용 시 신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하

고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과 선행연구(J. Kim & S. Kim, 

2014; Kim & Kim, 2012)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프라이버시 이익 지각은 정보제공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III. 연구방법및절차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

즈 추천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10대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2022년 8월 18일부터 24일까

지 일주일 간 진행되었으며, 연령별, 성별 할당을 통해 

총 25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 등은 <Table 2>와 같다.

 

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설문지는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 

사용 경험에 대한 사실 확인 문항과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프라이버시 위험 지각, 프라이버시 이익 지각, 

정보제공의도, 인구통계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용 경험 사실 확인 문항의 구성을 위해 Dstory(2022)

의 2022년 6월 국내 온라인 패션 쇼핑몰 순위를 참고

하여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종합몰과 중개몰 등을 제외하고 분석에 

포함된 총 61개 온라인 쇼핑몰 중 신체정보를 활용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30개로 나타났으며, 

스냅핏, 마이핏 사이즈 등의 사이즈 솔루션 업체 제공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의 정보수

집 범위는 서비스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며, 키, 몸무

게는 공통적으로 수집되고, 상의인 경우 가슴둘레와 

복부 모양(홀쭉하다-평균-볼록하다), 하의인 경우 허

리둘레와 허벅지 모양(얇음-평균-두꺼움) 등이 추가 

정보로 수집되고 있었다. 본 연구의 현황 분석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사례들을 확인하기 어려워 국

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스냅

핏의 사례를 활용하였다.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 사용 경험에 대한 사실 확인 문항은 <Fig. 

2>와 같이 제시되었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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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프라이버시 위험 지각, 프라

이버시 이익 지각, 정보제공의도는 Dinev and Hart 

(2005), Dinev and Hart(2006)의 척도를 한글로 번역하

여 사용한 J. Kim and S. Kim(2014), So and Kwahk 

(2021)의 척도를 활용하여 각각 4문항, 5점 리커트 척

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자

료의 분석에는 SPSS 27을 활용한 탐색적 요인분석, 문

항 간 신뢰도 분석과 AMOS 27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및논의

1. 측정모형 검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앞서 다문항으로 측정된 

구성개념 측정항목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

해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은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수를 기준으로 수행되

었으며,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프라이버시 위험 지각, 

Variable N(%)

Sex
Male 123(49.0)

Female 128(51.0)

Age

10~19 42(16.7)

20~29 41(16.3)

30~39 42(16.7)

40~49 43(17.1)

50~59 41(16.3)

Over 60 years old 42(16.7)

Frequency of 

online shopping mall 

visits per month

0 4(1.6)

1~3 99(39.4)

4~6 65(25.9)

7~9 19(7.6)

more than 10 times 64(25.5)

Fig. 2. Confirmation question about experience of use.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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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이익 지각, 정보제공의도 모두 단일차원

으로 확인되었다. 각 측정문항의 요인부하량은 .584~ 

.858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네 가지 요인에 의한 누적

분산은 76.185%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χ2=208.200(df= 

98, p=.000)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본 모형의 경우 표

본수가 많아 다른 적합도지수를 함께 살펴보았다. 절

대적합도지수인 SRMS=.039, GFI=.903, 증분적합도

지수인 NFI=.930, CFI=.962 등으로 대표적 지수의 수

치들이 모형적합도의 권장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확

인적 요인분석 모형을 수용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표준회귀계수는 .709~.926의 범위로 개별 관측변

수의 개념타당성이 확인되었으며, AVE값은 .628 이

Factor

name
Item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t AVE CR

Cron-

bach's 

α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I am concerned that the size recommendation service is 

collecting too much information on my body.
.779 -a

.721 .928 .930

I am worried that my physical information will not be used 

for other purposes.
.907 16.433

I am worried that my physical information will not be 

shared with other companies without any notice.
.926 16.469

I am afraid that my physical information will be leaked to 

an unauthorized third party without any consent.
.902 16.101

Perceived

privacy

risk

I think my physical information provided by using the size 

recommendation service can cause many unexpected 

problems.

.800 -

.642 .877 .876

I think the body information provided by using the size 

recommendation service is not safe.
.796 13.674

I think there is a possibility of loss due to the provision of 

physical information.
.857 15.026

I think there is an element of uncertainty in the disclosure 

of physical information for the use of size recommendation 

services.

.747 12.653

Perceived

privacy

benefit

Even if I provide my physical information, the size 

recommendation service is useful for me.
.759 -

.650 .881 .880

Even if I provide my physical information, the size 

recommendation service is worth it.
.821 13.238

Even if I provide my physical information, the size 

recommendation service helps me.
.806 12.916

Even if I provide my physical information, the size 

recommendation service is beneficial to me.
.836 13.257

Information

disclosure

intention

When using the size recommendation service, I am willing 

to provide physical information if necessary.
.826 -

.628 .870 .870

If the size recommendation service requires it, I will 

generally provide physical information.
.803 13.301

If I can use the size recommendation service, I will be happy 

to provide physical information.
.825 14.426

I will provide my physical information whenever necessary 

in the size recommendation service.
.709 11.949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Construct Reliability

a: Unstandardized estimates were fixed by a value of one, so a t-value is not given.

Table 3. Results of reliability test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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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CR 값은 .870 이상으로 수렴타당성이 확인되었다. 

개념 간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일

부 변수들 사이에서 잠재변수의 AVE값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낮게 나타나(Fornell & Larc-

ker, 1981) 추가적인 판별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Anderson and Gerbing(1988), Bae(2017) 등에 따르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유사한 개념들 간 상관계수를 1

로 고정한 제약모델과 자유로운 상관관계를 갖는 비

제약모델을 설정한 후, 두 모델에서 유의한 χ2 차이가 

나타나면 개념들 사이에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앞서 판별타당성이 의심됐던 정보 프라이버시 염

려와 프라이버시 위험 지각 사이의 제약모델은 χ2= 

207.617(df=20), 비제약모델은 χ2=64.239(df=19)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Δdf=1, 

Δχ2=143.378). 또 프라이버시 이익 지각과 정보제공의

도 사이의 제약모델은 χ2=147.210(df=20), 비제약모델

은 χ2=51.343(df=19)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두 변

수의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Δdf=1, Δχ2=95.867).

 

2. 연구 모형 검증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법을 활용한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모형의 적합도 

확인 결과 χ2=211.335(df=99, p=.000)으로 높게 나타

났으나, 본 모형의 경우 표본수가 많아 다른 적합도지

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SRMS=.044, GFI=.901, NFI= 

.929, CFI=.961 등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들이 권장 수

준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을 수용하였다. 구조

방정식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연구 모형 검증 결과는 <Fig. 3>과 같다.

연구모형 분석 결과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정보

제공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1은 기각되었다(β=‒.058, p>.05). 이는 신체정

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 이용 시 신체정보 제

공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손실 우려는 개인정보를 제

공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프

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일치한다(Hughes-Roberts, 2013; 

Norberg et al., 2007). 결국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 사용자들에게서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태도-행동의 일관성’(Fishbein & Ajzen, 1975)이 발견

되지 않았으며, 프라이버시 역설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프라이버시 위험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2는 

채택되었다(β=.806, p<.001). 이는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들의 신체정보 제

Variables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Perceived 

privacy risk

Perceived privacy 

benefit

Information disclosure 

intention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721a

Perceived privacy risk .648b .642

Perceived privacy benefit ‒.090 ‒.106 .650

Information disclosure intention ‒.188 ‒.222 .656 .628

a: Average Variance Extracted(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Table 4. The AVE and squared correlations of variables

Path β S.E. R2 t

H1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 Information Disclosure Intention ‒.058 .070 0 ‒.622

H2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 Perceived Privacy Risk .806 .061 .471 11.208***

H3 Perceived Privacy Risk → Information Disclosure Intention ‒.195 .083 ‒.030 ‒2.074*

H4 Perceived Privacy Benefit → Information Disclosure Intention .739 .084 .752 10.372***

*p<.05, **p<.01, ***p<.001

Table 5.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신체 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정보 제공 의도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을 중심으로-

– 453 –

공에 대한 우려는 잠재적 손실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 프라

이버시 염려가 프라이버시 위험 지각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Li et al.(2010), Norberg et al.(2007)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의 주요 개념인 프라이버시 

위험과 이익 지각이 정보제공의도에 이르는 경로는 

각각 부의 영향(β=‒.195, p<.05), 정의 영향(β=.739, 

p<.001)으로 나타나 가설 3과 4가 채택되었다. 이는 신

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들은 정보제공으로 인한 위험과 이익을 평가하며, 이

익 지각이 위험 지각보다 정보제공의도에 미치는 영

향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프라이버시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프라이버시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을 활용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J. Kim & S. Kim, 

2014; Kim & Kim, 2012; Li et al., 2010; So & Kwahk, 

2021; Xu et al., 2010; Xu et al., 2012). 

 

V. 결론및제언

본 연구는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 

사용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태도와 행동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을 중심

으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정보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정보제공으로 인한 위험-이익 분석이 정

보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 사용

자들에게 프라이버시 역설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그

러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프라이버시 위험 지각

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제공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를 활용하는 패션기업 및 쇼핑몰 

등에서는 정보수집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신뢰를 쌓는 등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을 통해 프라이버시 역

설 현상의 원인을 확인하였다.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

이즈 추천 서비스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이익 지각

은 프라이버시 위험 지각보다 정보제공의도에 상대적

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이익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의사

결정에 있어 이익과 위험에 대해 쌍곡형 할인(hyper-

bolic discounting)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

된다(Acquisti, 2004). 이는 시간에 따른 개인 선호의 

불일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를 미래보다 중요하

게 여기며, 현재에서 멀어질수록 중요도가 떨어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J. Kim & S. Kim, 2014).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은 즉각적이고, 정보제

공에 따른 위험은 잠재적이므로 소비자는 당장의 이

익이나 만족을 위해 정보제공을 한다고 할 수 있다

(Smith et al., 2011). 

따라서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를 

활용하는 패션기업 및 쇼핑몰 등에서는 정보제공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즉각적 혜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

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소

비자들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관계없이 보다 수

Fig. 3.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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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높은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이의 분석과 활용

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

로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수행되던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를 의류학에 적용하였다. 패션산업의 온라

인화가 가속되고(Jeong, 2021),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Nam, 2021), 사이즈 추천 서비스에 대한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

구는 정보시스템 분야의 연구를 바탕으로 온라인 패

션쇼핑 환경에서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

비스 사용자들의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행동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여 프라이버시 역설의 존재와 그 원인

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추후 의류학 분야의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는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

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패션기업 및 쇼핑몰 등에 실무

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

비자들의 프라이버시 염려와 위험 지각은 정보제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활용과 함께 소비자의 정보제공에 대한 우려와 위험 

지각에 대한 검토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해야 할 것이다. 또 정보제공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은 정보제공의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대적으로 높게 반응하므로 정보제공으로 인

한 혜택을 강조한다면 보다 원활한 정보수집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학문적, 실무적 의의 및 시사점

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먼저 

본 연구는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라

는 특정 상황의 정보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의 새로운 환경과 기술의 등장에 따

라 위치기반 서비스, 헬스앱 등 특정 상황의 정보 프라

이버시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폭

넓은 시사점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본 연구의 대상 역

시 신체정보를 활용한 사이즈 추천 서비스 사용자들

에 국한되어 온라인 패션 쇼핑몰 전반의 정보 프라이

버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

서 패션 소비자들의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폭넓은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또 최근 정보시스템 

분야의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에서는 정보 프라

이버시 염려의 선행 변수에 대한 검증은 물론 기술수

용모형과의 접목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의

류학 분야의 탐색적 연구로 프라이버시 역설과 프라

이버시 계산 이론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변수를 중심

으로 수행되었다. 후속 연구들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

수들을 활용하여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심도 있는 연

구가 진행되길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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