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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size of the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 in the sports field using a meta-analysis. 
METHODS After identifying related studies by using RISS, 22 articles were selected 
and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UTAUT sub-factors (performance 
expectancy [PE], effort expectancy [EE], social influence [SI], and facilitating conditions 
[FC]) and intention to use via the comprehensive meta-analysis program.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size between PE and intention to use was 
0.521. Second, the effect size between FC and intention to use was 0.514. Third, the 
effect size between EE and intention to use was 0.500. Finally, the effect size between 
SI and intention to use was 0.475. CONCLUSIONS Diverse strategies can be derived to 
increase consumers' intention to use in the sports field using the UTAUT model.

서론서론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4차 산업혁
명 시대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공지
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해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Byun, 2017; Park, 2019). 특히, 4
차 산업혁명의 빠른 변화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
하고 있으며, 이미 일상생활 전반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미래사회를 
선도할 핵심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Kim et al., 2022a).    

4차 산업혁명은 스포츠산업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20)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신기술과 스포츠산업이 연계되어 스포츠산업 시장의 
성장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스포츠산업 시장 활성화를 가져왔다. 예
를 들면, 디지털 정보와 차세대 컴퓨터 기술인 스포츠 참여 플랫폼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스포츠산업 플랫폼 서비스가 확대됐
고, 미디어 환경은 전통적 방식인 TV에서 OTT(Over The Top)등 
새로운 플랫폼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0). 또한, 외부활동의 어려움에 따라 홈트레이닝 
앱(App)과 모바일 스포츠 앱 서비스 시장이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개인 건강의 관심 증대로 생활 및 건강 관련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

는 웨어러블기기(wearable device) 시장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Lim et al., 2021; Oh, 2020).

한편, Parasuraman(2000)과 Garcia & Calantone(2002)은 기
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기술 제품을 선택하
는데 부정적 행동을 보일 수 있음 제시했다. Park & Lee(2020)는 
기술 제품 사용에 있어 개인별,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정 세대의 ‘디지털 소외화’ 현상을 지적했다. 즉, 새로운 기술의 등
장과 급격한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
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Mick & Fournier, 
1998). 이렇듯 기술 제품에 따른 소비자들의 반응은 동전의 양면성
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행동의도를 파악하
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기술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행동의도를 파악하
기 위해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
했다. 그 중 대표적인 이론으로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이 있다. TAM은 Fishbein 
&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과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기반으로 발전한 모델로 다양한 기술 분야의 수
용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Kim, 2018; 
Venkatesh et al., 2003). 하지만 TAM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
고 다소 한계점이 지적됐다. TAM이 소비자들의 수용행동을 설명
하는데 있어 다양한 외생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Kim, 
2017a). 이러한 TAM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Venkatesh et 
al.(2003)은 통합기술수용모델(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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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AUT는 소비자들의 기술 수용의도와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TRA, TAM, 동기이론(Motivational Model), TPB,  확장된 기술
수용모델(Combined TPB and TAM), PC활용모델(Model of PC 
Utilization), 혁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사
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을 종합했으며, 총 32개의 
개념들을 통합 및 조정하여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기대
(performance expectancy), 노력기대(effort expectancy), 사
회적 영향(social influence)변수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조
건(facilitating conditions) 변수를 제안했다(Venkatesh et al., 
2012). 또한, UTAUT의 4가지 독립변수가 행동의도와 행동과의 관
계에서 성별, 연령, 경험, 자발성의 조절효과를 제시했다(Williams 
et al., 2015). 

UTAUT에서 성과기대는 새로운 정보기술 사용은 업무성과를 향
상 될 것이라 믿는 정도를 의미하고, 노력기대는 새로운 정보기술 사
용은 쉽고 편리하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된다. 사회적 영향은 자신에
게 영향을 주는 부모, 형제, 친구, 동료 등과 같은 주변인들이 자신
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촉진
조건은 새로운 정보기술 사용에 있어 조직적, 기술적 인프라가 갖추
어져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된다(Venkatesh et al., 2003, 2012). 
이러한 UTAUT는 TAM에 비해 20% 이상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
며, 영향요인과 사용의도 관계는 60% 이상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Park & Moon, 2022). 한편, Venkatesh et al.(2012)
은 기술수용에 있어 이용자들의 심리적·인지적 요인이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며, UTAUT에 쾌락적 동기(hedonic 
motivation), 가격가치(price value),  습관(habit) 요인을 추가하여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델 2(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2: UTAUT 2)를 제시했다. UTAUT 2는 이용자
들의 수용의도와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UTAUT에 비해 설명력을 
높였다(Taiwo & Downe, 2013; Venkatesh  et  al., 2012). 

아울러 UTAUT를 적용한 스포츠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Jeong 
et al.(2022)은 온라인 홈트레이닝 콘텐츠 이용자의 수용의도와 사
용행동을 분석하고 해당 관계에서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 분석
과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
했다. Sa et al.(2019)은 기후변화(미세먼지) 문제인식에 따른 스크
린 스포츠 수용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경로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UTAUT 하위 요인 모두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
타났음을 보고했다. Cho & Han(2018)은 스마트 워치나 핸드폰 앱 
등 피트니스 웨어러블의 이용자 조사를 기반으로 UTAUT 모델이 피
트니스 트래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
를 진행하였으며, Chun et al.(2016)은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웨어
러블 디바이스 수용의도와 사용행동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UTAUT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진행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에서 UTAUT를 적용하여 소비자들의 소비행
동에 관한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도출하였지만 개별 연구결과에 따
른 UTAUT 하위요인이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물 
간 상이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가령,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웨어러블기기 행동의도를 분석한 Ko(2022)의 연구에서는 UTAUT 
하위요인 중 노력기대와 촉진족건이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Ahn & Yoon(2021)의 연구에서는 UTAUT의 4가지 하
위요인 모두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동일한 대상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음에도 상이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어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와 타당성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UTAUT 연구에서 나타난 상이한 연
구결과에 따른 이질성 극복과 상호 상대적인 효과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메타분석(meta-analysis)을 실시하고자 한다.       

Glass(1976)에 의해 제시된 메타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표된 
개별 연구물의 결과를 동일한 측정치로 환산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통계적 방법이다(Kim et al., 2013; Littell et al., 2008). 
메타분석에서는 개별 연구물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통계적 분석대
상의 관찰값(observation)으로 변환하여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따른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Kim, 2017b; Kim 
et al., 2022b). 더불어 개별 연구물에  대한  사후적  성격(post-
hoc  nature)을 지니고 있어 도출된 결과는 변수 간의 효과성을 평
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메타분석을 활용한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Borenstein et al., 2009; Jeong & Kim, 2019).

한편, 스포츠 분야에서 UTAUT를 적용한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가 
꾸준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2011년도 KCI에 등재된 UTAUT를 적용한 스
포츠 분야의 연구가 보고된 이후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메타분석
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라 판단되며, 소비자들의 스포츠 기술 제품 수용의도에 있어 
효과적인 변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스포츠 분야의 UTAUT의 
효과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UTAUT의 4가지 하위요인
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과 사용의도 간의 효
과크기는 어떠한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했다.

연구방법연구방법

연구대상

스포츠 분야의 UTAUT 연구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2022
년 9월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지 논문(KCI)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를 활용했으며,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
저, 1차 검색을 위해 RISS 검색창에서 ‘UTAUT’, ‘통합기술수용모델’
을 키워드로 검색을 실시했다. 검색 결과, ‘UTAUT’ 552건, ‘통합기
술수용모델’ 538건의 연구물이 검색됐다. 다음으로, 1차 검색에서 나
타난 개별 연구물의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스포츠 분야 연구물 총 
24건을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UTAUT 요인별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개별 연구물의 결과에 나타난 통계치인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수집했다. 한편, 수집된 총 24건의 개별 연구물을 확
인한 결과, 통계치가 없는 연구물 1건과 사용의도가 아닌 종속변수를 
적용한 연구물 1건을 제외한 총 22건의 연구물이 최종분석에 이용됐
다. 이에 따른 연구물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효과크기 산출 및 해석

일반적으로 개별 연구물 결과의 효과크기(effect size)는 측정단위

T.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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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측정단위로 변환하여 종합적인 결
과를 산출할 수 있다(Kim, 2017b). 이에 이 연구에서는 최종분석
에 활용된 22편의 연구물에서 분석된 상관계수를 일치된 효과크기
인 Fisher’s z 값으로 변환했다(Borenstein et al., 2009). 한편, 개별 
연구물의 효과크기는 표본의 크기(sample size)에 따라 가중치가 부
여되고 최종적으로 전체 효과크기가 도출된다(Kim et al., 2022b). 
Cohen(2013)에 따르면, 효과크기가 0.1 이하이면 ‘작은 효과’, 0.25 
정도이면 ‘보통 효과’, 0.4이상이면 ‘큰 효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동질성 검증

메타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는 고정효과모델(fixed effect model)
과 임의효과모델(random effect model)의 두 가지 결과로 도출된
다. 모델의 선택은 개별연구의 효과크기가 같은 모집단에서 도출된
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동질성 검증으로 가능하다. 한
편, 동질성 검증에는 ‘Q 검증’과 ‘I2 값’이 활용된다. Q 검증에서 Q 
값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며, 영가설이 기각될 경우 이질정이 존재

Fig. 1.   Funnel plot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No. Author (s) n Subject No. Author (s) n Subject

1 Ko, 2022 309 Wearable Device 12 Jin, 2020 301 Wearable Device

2 Lee & Han, 2022 250 Screen Golf 13 Shin, 2020 158 Wearable Device

3 Jung et al., 2022 254 OTT Platform’s Sport Live 
Streaming Service 14 Jin & Ahn, 2019 301 Wearable Device

4 Choi & Ko, 2022 289 Wearable Device 15 Sa et al., 2019 374 Screen Sports

5 Park & Lee, 2022 337 Online Sport Product 16 Cho & Han, 2018 126 Fitness Tracker

6 Jeong et al., 2022 383 Online Home Training Contents 17 Chun & Lim, 2017 229 Wearable Device

7 Han & Sa, 2021 275 SNS Golf Lesson Contents 18 Lee et al., 2017 267 Mobile Sports Applications

8 Ahn & Yoon, 2021 299 Wearable Device 19 Byun et al., 2017 235 Online Sports Media

9 Lee et al., 2021 476 Shared Bicycles 20 Chun et al., 2016 239 Wearable Device

10 Bae, 2021 215 Sports YouTube Channel 21 Zekun, 2015 190 Mobile Healthcare Applications

11 Lee et al., 2020 243 Leisure Smart Device 22 Kim & Oh, 2011 500 Sports Ubiquitous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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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I2값이  25% 이하일 경우 ‘낮은 이질
성’, 50% 이하일 경우 ‘중간 이질성’, 75% 이상 도출되면 ‘높은 이질
성’이 존재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동일성 검증에서 이질성이 나타
날 경우 임의효과모델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이질성
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고정효과모델의 결과를 통해 해석이 가능하
다(Lipsey & Wilson, 2001).

자료처리

이 연구에서는 UTAUA와 사용의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물 22편을 
수집 후 UTAUT의 4가지 하위요인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별로 구분하여 효과성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분석에
는 Comprehensive Meta Analysis(CMA) 프로그램이 활용됐다. 

연구결과연구결과

출판편향 검증 

출판편향(publication bias)은 연구결과의 속성 혹은 방향에 따라 출
판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의미한다(Higgins & Green, 2011). 메타
분석에서 출판편향이 나타날 경우 연구 효과크기를 과대 추정이 되어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저해될 수 있다(Kim & Cho, 2014). 
출판편향을 일으키는 요소에는 선행연구를 수집할 때 전체 연구물이 
아닌 일부 연구만을 수집하였을 때 출판편향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
다. 또한, 책상서랍의 문제(file drawer problem)도 발생할 수 있다
(Rosenthal, 1979). 책상서랍의 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 비해 유의한 결과를 발표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문제로 인해 
초래되는 불완전성의 문제를 의미한다(Kim & Cho, 2014). 

이에 최종적으로 선택된 22편의 연구물의 출판에 편향이 있는지? 
그리고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연구인지? 검증하기 위해 도출된 전
체 효과크기에 대한 출판편향 검증을 실시했다(Figure 1). 출판편향 
검증을 위해 Funnel Plot과 Egger의 절편검증을 확인했다. Funnel 
Plot는 흔히 깔대기 도표로 불리며, Bax et al.(2009)은 Funnel Plot
를 통해 연구물의 이질성과 편의여부를 확인하는데 적합한 도표임
을 제시했다. 하지만 Funnel Plot를 통해 편의여부를 직관적으로 확
인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Park et al., 2015). 이에 Egger의 절편검증을 추가적으로 실시했다. 
Egger의 절편검증은 X축과 Y축이 개별 연구물이 가진 연구의 정밀
도(표준오차의 역수)와 z값으로 구성된 도표 상의 Y절편 값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면 출판편향의 가능성이 있음을 판단한다(Egger, Smith, 
Schneider, & Minder, 1997; Macaskill et al., 2001). Sterne et 
al.(2005)은 Funnel Plot에서 분포된 효과크기가 좌우대칭을 나타낼 
경우, 출판편향이 존재하지 않음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0.5 정
도의 구간을 중심으로 분포된 효과크기 값들의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
으며(Figure 1), Egger의 절편검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이 나타나 출판편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Table 2).

동질성 검증

개별 연구물로부터 추출된 UTAUT 하위요인별 효과크기의 동

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Q값과 I2값을 분석한 결과, 성과기대 
Q=208.861, p<.001 및 I2=89.945, 노력기대 Q=282.873, p<.001 
및 I2=92.576, 사회적 영향 Q=196.120, p<.001 및 I2=90.312, 촉진
조건 Q=270.091, p<.001 및 I2=92.965로 도출되어 Q값이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2 값이 모두 75% 이상으로 
도출되어 임의효과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Table 3).

메타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UTAUT의 4가지 하위요인(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
적 영향, 촉진조건)과 사용의도 간의 메타분석을 각각 분리하여 수행
했다. 효과크기 분석결과, 성과기대와 사용의도의 효과크기는 0.521, 
노력기대와 사용의도의 효과크기는 0.500, 사회적 영향과 사용의도
의 효과크기는 0.475, 촉진조건과 사용의도의 효과크기는 0.514로 
도출됐다. 이를 Cohen(2013)이 제시한 효과크기의 기준으로 해석한
다면 4가지 하위요인 모두 ‘큰 효과’크기가 있음이 확인됐다.  

민감성 분석

이 연구에서는 메타분석 결과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를 살펴보
기 위해 두 가지의 안정성 계수(classical fail-safe N, Orwin’s fail-
safe N)을 활용하여 민감성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진행했다
(Hwang, 2014). 먼저, classical fail-safe N은 주요 효과가 0인 무응
답 값 연구의 수를 계산하는 검증 방법이다(Kim, 2017b). 즉, 도출된 
효과크기를 유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효과크기가 0인 연구물을 몇 
개 더 추가해야 하는지 나타내는 방법이다(Park et al., 2015). 다음
으로, Orwin’s fail-safe N은 연구자가 직접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효과크기(trivial level)를 설정하여 효과크기가 0인 연구물을 몇 개 
추가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Carson et al., 1990; Orwin, 
1983).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효과크기를 .03으로 설
정하여 분석을 진행했다(Wolf, 1986). 한편, Rosenthal(1979)은 
classical fail-safe N 수치가 비록 충분히 크지 않더라도 어느 정

Table 2.   Egger’s regression

Variable Intercept SE t p Publication bias
PE -5.85185 4.254 1.375 .184 No
EE -6.64146 4.962 1.338 .195 No
SI 1.89485 4.527 .418 .680 No
FC -2.06156 5.324 .387 .703 No

Performance expectancy(PE), Effort expectancy(EE), Social influence(SI), 
Facilitating conditions(FC)   

Table 3.   Results of UTAUT meta analysis

Variable k ESr 95% CI p Q I2

PE 22 0.521 .461~.576 .001 208.861*** 89.945

EE 22 0.500 .428~.566 .001 282.873*** 92.576

SI 20 0.475 .406~.538 .001 196.120*** 90.312

FC 20 0.514 .437~.583 .001 270.091*** 92.965

T.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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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치만 나타난다면 신빙성 있는 결과라고 주장했으며, 이 수치
의 기준을 5k+10으로 제시했다(k: 연구물 수). 즉, 이 연구에서는 4
가지 하위요인에 나타난 두 가지 안정성 계수가 tolerance 수치인 
110~120보다 더 크게 나타나 연구결과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Hwang, 2014)(Table 4).

논의논의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UTAUT 하위요인인 성과기대, 노력기
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과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메타분석에 활용된 연구물의 
수는 총 22편으로 KCI에 등재된 국내학술지로 한정했다. 메타분석 
결과, UTAUT의 4가지 하위요인 모두 사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높은 
효과크기가 도출됐다. 구체적으로, 성과기대(ESr=0.521), 촉진조건
(ESr=0.514), 노력기대(ESr=0.500), 사회적 영향(ESr=0.475) 순으
로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기대와 사용의도의 관계에 대한 효과크기는 0.521로 통
계적으로 ‘큰 효과’ 크기를 보였다. 즉, 스포츠 관련 최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 사용이 자신의 생활 및 건강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
대와 믿음이 커질수록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높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UTAUT를 처음 제시한 Venkatesh 
et al.(2003)의 연구와 동일 연구결과이며, ICT 산업 기술 제품에 관
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Hwang & Lee(2018)의 연구에서도 성과기
대와 행동의도와의 관계에서 높은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여가스포
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 간의 관계에 관한 연
구를 진행한 Chun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성과기대는 수용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
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관련 기업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소비
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힘써
야 한다. 가령, 제품 및 서비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발전
시키고, 업데이트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요구된다. 또
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서비스 사용 후기 등을 모니터링하여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촉진조건과 사용의도의 관계에 대한 효과크기는 0.514로 ‘큰 
효과’ 크기가 나타났다.  촉진조건은 최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 사용에 
필요한 능력과 장치, 설비, 사용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지를 의
미한다(Venkatesh et al., 2003). Raman & Don(2013)은 새로운 기
술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인프라가 우선되어야 소비자들이 최신기술 
사용에 대한 저항감이나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음을 제시했고,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Kim et al.(2022c)

의 연구에서도 촉진조건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
고했다. 액티브 시니어의 레저스마트기기 사용의도를 분석한 Lee et 
al.(2020)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어 이 연구의 결과
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 이용
을 위한 지식 및 인프라는 해당 제품 및 서비스 이용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련 기업에서는 소비자들의 촉진조건을 높
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촉진조건은 이용자들의 
수준 및 환경과 최신기술 간의 호환성(Compatibility)과 관련이 높다
(Chun et al., 2016). 이에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과의 호환
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호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에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
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콘
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한다면 소비자들의 촉진조건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콘텐츠 개발과 이를 유통하고, 교환
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노력기대와 사용의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효과크기는 
0.500으로 나타나 ‘큰 효과’ 크기를 보였다. 노력기대는 최신기
술 제품 및 서비스 사용은 쉽고 편리하다고 믿는 정도로, 소비자들
의 사용의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됐다. 이를 지지하
듯, Koo(2021)는 스마트의료서비스 이용의도를 분석한 연구에서 
노력기대는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했으며, 
Ko(2022)는 액티브 시니어의 스포츠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행위 
예측을 위한 연구에서 노력기대가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최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편리성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제품 및 
서비스 사용 및 조작법, 활용법 등이 어렵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
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가입에서 사용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Doo(2012)는 웹사이트에서 접속 시 이
루어지는 클릭, 페이지 이동, 콘텐츠 이용 편의성 등에 좋은 경험을 
가진 소비자들은 해당 웹사이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됨
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용 경험이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의 시각
적·경험적 디자인을 통해 사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UI(User 
interface)와 UX(User experience) 설계 및 발전시켜 소비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성을 높이고 사용자 친
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Kim(2018)은 소비
자들의 스포츠 웨어러블기기 수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법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했
다. 즉, 기능적 사용법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사용법에 대해 간략
한 동영상 버전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영향과 사용의도의 관계에 대한 효과크기는 0.475
로 나타나 ‘큰 효과’ 크기가 도출됐다. Venkatesh et al.(2003)은 
사회적 영향은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개인의 행동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시선에 영향
을 받기 때문에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주했
다. Jeong(2022)은 온라인 명품 플랫폼 소비자 행동연구를 진행하
여 촉진조건이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Kim et 
al.(2022c)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동
일한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Chun & Lim(2017)은 여가스포츠 참여
자를 대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의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영향은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이 검증됐다. 이러한 

Table 4.   Sensitivity analysis

Variable k Classical 
fail-safe N

Orwin’s 
fail-safe N Tolerance Robustness

PE 22 1781 413 120 Yes
EE 22 777 395 120 Yes
SI 20 7456 321 110 Yes
FC 20 9289 364 110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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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통해 주변인들의 영향은 최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 수용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관련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이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긍정적 경험과 장
점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있어 
SNS에 대한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제품을 노출시키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Lee, 
et al., 2018). 또한, 소셜미디어를 소통의 수단으로 다양한 기업들은 
인기 크리에이터들과 콘텐츠 협업을 진행하여 자사의 제품에 대한 긍
정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Nam & Park, 2017). 따라서 인기 크
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소비자들에
게 긍정적인 제품 이미지와 사용의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
럽게 주변인들에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국내에 발표된 스포츠 분야의 
UTAUT의 효과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 22편의 연구물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UTAUT 하위요인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
건 모두 사용의도와의 관계에서 0.4 이상의 높은 효과크기가 도출되
었으며, 성과기대(0.521), 촉진조건(0.514), 노력기대(0.500), 사회적 
영향(0.475) 순으로 변수 간의 효과성이 검증됐다. 따라서 관련 업체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기능 및 서
비스 제공이 요구되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
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집중해야 
하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경험이 주변인들에게 전달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잠재 소비자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 연구는 UTAUT 연구가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보고된 개별 연구물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변인 간 관계에 
따른 효과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연구
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신 기술 제품 및 서비스 소비자들
의 소비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를 갖는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타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Venkatesh et al.(2003)의 
UTAUT 핵심변수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촉진조전, 사회적 영향 변
수만을 적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후속연구에서는 UTAUT에
서 조절변수로 활용되는 성별, 나이, 경험, 자발성(voluntariness 
of use)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한다면 스포츠 분야의 최신기술 제
품 및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들의 사용의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
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Venkatesh et al.(2012)은 기존 
UTAUT에서 발전된 UTAUT 2를 제안하였는데, 현재 UTAUT 2를 
적용한 연구물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지만 추후 연구물이 축적된다면 
UTAUT2를 활용한 메타분석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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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분야에서 통합기술수용모델(UTAUT)의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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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연구는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국내에 발표된 스포츠 분야의 UTAUT의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방법]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총 22편의 연구논문을 선쟁했고, UTAUT 구성요인(성과기대, 노력기대, 사
회적 영향, 촉진조건)과 사용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Comprehensive Meta Analysis(CMA) 
프로그램이 활용됐다.
[결과] 첫째, 성과기대와 사용의도의 관계에서 효과크기는 0.521로 나타났다. 둘째, 촉진조건과 사용의도의 관계에서 
효과크기는 0.514로 분석됐다. 셋째, 노력기대와 사용의도의 효과크기는 0.500으로 도출됐다. 셋째, 사회적 영향과 사
용의도의 관계에서 효과크기는 0.475로 확인됐다.
[결론] 통합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한 스포츠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사용의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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