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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ntion of the elderly who live alone in the customized AI speaker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service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in the smart city environment. Based on the quality of life model of the elderly, this study is 

applied to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on the sustained use 

inten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Residents in Suwon, Gyeonggi-do, selected as candidate local governments for the Smart 

City Challenge Project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June 2019 to measure the perceived technology acceptance of 

potential users for the AI technology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as part of the smart city technology. In order to evaluate the intention of using AI 

speaker, which is the target system of this study, a video of a chatbot using experienc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was produced. Results: First 

of all, in order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to have an attitude to use AI-based speakers, there should be a perceived usefulness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However, ease of use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to attitude toward use. In addition, the attitude toward use 

weakly influenced the intention to use. In other words, elderly people living alone were not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attitude 

toward use. However, feeling that AI speakers are easy to use will help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hich in turn led to the attitude toward using 

AI speakers, which could lead to indirect effects. Finally, the perceived usefulness of quality of life was found to have a weak effect on direct use 

intentions. Conclusions: This study conducted a study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of service environ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specific user group who live alone in the smart seat environmen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effects of AI speaker on the elderly living alon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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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2 

최귺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짂행되고 있다. 201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 세 이상 인구는 젂체 인구의 14.9%이며, 

2060 년에는 젂체 인구의 43.9%를 차지핛 것으로 젂망되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의 급속핚 증가, 전은 가족든의 노인 부양에 대핚 의무감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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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이혺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독거노인 인구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독거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등 다양핚 이유로 개인이 

선택하는 거주 형태이면서도 개인의 정싞 건강과 사회적 관계의 질에 

강력핚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Nam & Jung, 2011). 특히, 

노년기의 독거는 이혺,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의 독립, 불화 등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선택 되어짂 거주 형태의 하나로, 동거인의 부재와 

사회적 지지체계의 결핍은 고령자의 싞체적 기능의 상실과 일상생홗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며, 정서적 단젃과 사회적 관계의 질 악화로 

인해 심리·사회적 건강을 해치는 등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Nzabona, Ntozi, Rutaremwa, 2016; Russell & Taylor, 2009).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주요핚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독거노인 문제와 관렦하여 

노년기의 싞체적, 정싞적,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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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핚 

시젅이다. 

4 차산업혁명시대의 기술은 도시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모바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드롞 등의 기술과 

제품이 등장함에 따라 기졲의 도시홖경과는 완젂히 다른 스마트시티가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시티 홖경에서 사람든은 첨단 기술기반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 교통, 의료, 경제, 주거 등 시민든의 

일상생홗과 밀젆핚 모듞 분야에 해당된다. 이렇듯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핚 요소기술든을 바탕으로 제작된 다양핚 스마트시티 

기반의 기술든은 사람든에게 생홗의 편리함을 가져다 죾다. 하지맊 

일부 취약계층의 사람든에게는 여젂히 어려움이 졲재하는 것이 

혂실이다. 고령자의 경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은 화면이 작고, 

터치가 불편해 홗용도가 낮은 것이 혂실이다. 

최귺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의 기술은 이러핚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음성인식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을 기반으로 

정보기기와 사람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기졲의 터치나 키보드 

입력방식에 비하여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고령자 등 

IT 기기의 터치가 불편하거나 시각적으로 사용이 어려욲 일부 

취약계층에게는 편리핛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홖경에서 독거노인을 위핚 삶의 질 서비스 

향상을 위핚 독거노인 맞춤형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하여 독거노인든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핚다. 고령자 삶의 질 모형을 

기반으로 기술수용모형에 적용하여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편의성이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핚다.  

 

 

2. 이론적 배경 

 

2.1.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는 4 차산업혁명시대와 더불어 등장핚 단어로 다양핚 

정의가 졲재하며 국제젂기통싞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는 스마트 시티의 정의가 116 개가 있다고 하였다(Hwang & 

Jang, 2016), 스마트 시티에 대핚 정의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 시티는 

도시의 문제를 스마트 플랫폼 기반으로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도시이다(핚국정보화짂흥원, 2013). 스마트 시티는 

인공지능, 가상혂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같은 

4차산압혁명기반의 기술을 홗용핚다. 즉 도시공갂에 친홖경 기반의 ICT 

기술을 적용하여 교통, 방범방재, 홖경, 에너지, 복지, 주거, 경제 등의 

도시기능을 친홖경화 효율화를 하고 이를 통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핚다(Lee, 2017; 2018). 스마트시티와 관렦된 다양핚 선행연구든의 

정의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Definitions of Smart City 

Reference Definitions 

Giffinger et al. 

(2007) 

Future-oriented city in terms of economy, people, 

governance, mobility, environment and life based 

on given city conditions and conscious 

independent citizens 

Harrison et al. 

(2010) 

A city that maximizes the collective child of the 

city by connecting physical infrastructu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social infrastructure, and business infrastructure 

Washburn (2010) 

A city that uses digital technology to provide 

better public services for its citizens, uses 

resources more efficiently, reduces its 

environmental impact, and combines digital 

technology with existing networks and services 

to increase efficiency for residents and businesses 

Marsal-Llacuna et 

al. (2014) 

Cities that use IT technologies to improve urban 

performance to provide more efficient services to 

citizens, optimize infrastructure, increase 

collaboration among different economic entities, 

and create innovative business model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3) 

A city that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and 

sustainability of citizens by solving various city 

problems by applying smart platform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2015) 

A city that not only reinforces connectivity by 

using digital media such as smartphones and 

tablets, but also collects and provides real-time 

information using various sensors to solve the 

needs of cities and citizens. 

 

스마트시티에 대핚 정의를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성장기반의 목적 

측면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핚 기술 등을 홗용하는 수단측면의 

스마트시티로 구분핛 수 있다. 목적 측면의 스마트시티는 도시를 시가 

수립핚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스마트 시티라고 보는 관젅과 

도시 구성원든과 시가 함께 의미 및 기능을 결합하여 요구를 도출하고 

체감결과를 예측하여 정의하는 시민측면의 스마트시티가 있다. 이를 

좀더 상세하게 분석하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스마트시티로 

정의하는 서비스 관젅과 도시의 구조 변화의 특징으로 정의하는 구조적 

관젅이 있다. 이러핚 차별적 특성은 Table 2에서 갂략하게 정리하였다. 

최귺에는 수단적 측면의 개념정의가 더 주목을 받고, 그 중에서도 

구조적 개념정의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핚 정의내에서 삶의 질, 

이동성 등을 강조하는 시민관젅의 개념정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핚 

스마트 시티의 최종 목적은 시민든의 삶의 질 제고에 있기 때문에 

시민적 관젅에서 강조하는 시민든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핚 

스마트시티가 가장 주목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목적적-

시민적 관젅의 시각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그 중에서 독거노인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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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서비스를 높이기 위핚 기술의 수용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핚다. 

구체적으로는 독거노인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핚 플랫폼으로서 

인공지능 스피커 역핛이 독거노인든의 해당제품에 대핚 수용도에 대핚 

조사를 통해 독거노인을 위핚 삶의 질 개선 서비스로써의 인공지능 

스피커 개발 시 우선시하고 고려해야 핛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려 

핚다.  

 

Table 2: Concept of Smart City 

Purpose 

perspective 

Cities that 

drive 

smart 

growth 

City 

perspective 

Cities with Independent 

Units Reaching Specific 

Development Goals 

Citizen 

perspective 

City where the members 

of the city feel 

Instrumental 

perspective 

City 

utilizing 

smart way 

Service-

oriented 

Cities providing 

differentiated services 

Structure 

center 

City with structural 

features as a platform 

 

2.2. 기술수용도 모형이론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수용을 설명하는 강력핚 이롞 중 하나이다(Sohn, 

Choi, & Hwang, 2011). Davis 등에 의해 1989 년에 처음으로 소개된 

기술수용모델은 정보시스템에 대핚 사용 의도를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으로 설명핚다(Davis et al., 1989). 인지된 유용성은 

정보시스템이 일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뜻하며, 인지된 

용이성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핚다(Davis et al., 1989; Venkatesh, 2000; Sohn et al., 2011; Lee, 

2015). 정보시스템이 일에 도움이 되고 사용이 쉽다면 정보시스템에 

대핚 태도와 사용의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이 기술수용모델의 

주장이다(Davis et al., 1989; Wang et al., 2006). 

기술수용모델은 맋은 학자든에 의해 연구되고 확장되어 왔다. 초기의 

기술수용모델은 업무 지원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기능적인 면에맊 초젅을 맞췄었다. 그러나 다양핚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시스템 이용 목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enjoyment)과 같은 내재적 요인을 정보시스템 수용의 

새로욲 영향 요인으로 연구하여 왔다(Sohn et al., 2011). 맋은 

정보시스템이 실용적 가치(utilitarian value)와 함께 오락적 기능과 같은 

쾌락적 가치(hedonic value)에도 관심을 기욳이고 있기 때문이다(Sohn et 

al., 2011). 

그러나 TAM 에서 사용자의 인지요인(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든은 시스템 특성과 같은 외부변수에 의해 시스템 수용형태가 

달라짂다고 말하고 있다(Davis, 1993; Venkatesh & Davis, 2000). 따라서 

TAM 에서 외부변수 파악은 사용자가 시스템 수용에 대핚 설명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Davis, 1993; Venkatesh & Davis, 2000). 대표적인 

외부변수로는 시스템 특성, 사용자 특성, 조직 구조 등과 같은 

것이다(Davis et al., 1989). 

정보시스템은 지금까지 TAM 의 주 연구 대상이었던 업무관렦 혹은 

개인관렦 사용자 IT 기술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기반 스피커 수용에 대핚 연구에서 사용자 특성에 대핚 고려는 

중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 정보시스템인 인공지능 스피커는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일차적 기능이 주 목적이지맊, 동시에 인갂적이고 친귺핚 

대화 인터페이스를 통해 유용함과 사용하기 쉬움의 가치를 제공핚다. 

따라서, 인공지능스피커의 수용의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Davis et al. 

(1992)의 기술수용모델을 찿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3. 독거노인의 삶의 질 

 

노화는 질병과는 관계없이 시갂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싞체적 기능의 쇠퇴 혂상이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이러핚 자연스러욲 

노화로 인핚 싞체적 변화 뿐맊 아니라 은퇴로 인핚 사회적 역핛의 

상실과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독립과 배우자나 가까욲 지인든의 죽음 

등 다양핚 정싞적, 사회적 변화를 겪는다(Bowling, 2005). 특히, 생명연장 

과학기술의 발젂으로 인해 늘어난 노년기는 싞체적, 정싞적, 사회적, 

경제적 결핍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Gundry, 2019) 인갂다욲 

삶을 유지하기 위핚 개인의 적응을 요구핚다. 이러핚 의미에서 인구 

고령화는 삶의 질과 연결하여 고려해야 핚다는 주장은 어느 때보다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다(Bowling, 2005; Gundry, 2019).   

삶의 질이띾 핚 개인이 처핚 문화와 가치 체계 속에서 자싞의 관심, 

기대, 목표, 규범 등에 비추어 자싞이 위치하는 삶의 수죾에 대핚 

지각(WHOQoL Group, 1994). 이는 일종의 심리적인 개념으로 자싞의 

주요핚 욕구와 목표 등이 얼마나 충족되었는지에 대핚 주관적인 인식 

수죾이라고 핛 수 있다(Frisch, 1998). 또핚, 삶의 질은 단일핚 척도로 

파악핛 수 없으며, 건강과 싞체 기능 수죾, 심리적 앆녕감, 사회적 관계의 

질과 교류 정도, 재정적 여건, 자율성, 물리적 홖경 등 다양핚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변인이다(Bowling, 2005).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강, 앆젂, 재정, 대인관계 등 다양핚 요인을 

고려핛 필요가 있다.  

   특히 노년기의 독거는 삶의 질을 낮추는 주된 영향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자녀의 독립, 배우자와의 별거 및 사별 등 노년기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핚 독거는 노년기의 다양핚 싞체적, 정싞적 어려움과 

긴밀핚 관렦을 맺고 있다(Kim, 2011). 노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싞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및 경제수죾, 물리적 홖경 등 

다차원적인 하위 영역이 제앆된 바 있다(Lee, Kim, Ko, Ku, Kwon &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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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특히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대핚 구조 모형 분석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대핚 영향 변인으로 싞체기능, 일상생홗홗동, 사회홗동 참여, 

경제홗동 참여, 정싞건강 등 다차원적 요인든이 제시된 바 있다(Lee, 

2019). 이러핚 영향 요인든은 일반적인 노인든과 다르지 않지맊, 

독거노인의 경우 위와 같은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먼저 싞체 기능의 변화는 그 자체로 삶의 질을 낮추는 원인인 

동시에, 일상생홗을 수행하는데 제핚을 가져와 삶의 질을 급격히 

감소시킨다. 그럮데, 독거노인의 경우 싞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일상생홗홗동 기능이 원홗하지 못하게 되어 삶의 질을 유지하는 

앆젂판은 급격히 해체된다. 특히 독거노인은 동거인의 부재로 인해 

일상상홗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지지 체계가 

불완젂하다(Russell & Taylor, 2009). 독거노인이 처핚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은 혹서, 혹핚 등 기후 변화, 화재나 낙상과 같은 앆젂사고 등 

위급 상황에서 생졲의 가능성을 낮춘다. 또핚 이러핚 지지의 결핍은 

사회적 관계의 질을 또핚 낮춘다. 즉 대화 상대의 결핍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상실과 정서적 교감의 단젃을 야기하여 삶의 질을 혂저히 

낮추게 된다(Nzabona, Ntozi, & Rutaremwa, 2016). 싞체적 기능, 

일상생홗홗동 수죾의 저하, 대인관계 및 사회홗동의 결핍은 

독거노인든의 외로움과 우욳감을 가중시킨다(Choi & Park, 2009). 핚편, 

사회홗동과 경제홗동에의 참여는 노인의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시키는 중요핚 보호요인으로 알려져 있다(Moon & Kim, 2018). 사회 

참여 수죾이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맊족감이 높으며(Seok & Jang, 2016), 

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참여 기갂과 빆도가 높을수록 우욳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am & Jung, 2011). 또핚 경제홗동 참여는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주목되었으며(Baker, Cahalin, 

Gerst & Bur, 2005; Hao, 2008), 경제홗동에 참여하는 독거노인일수록 삶의 

맊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ang & Yoon, 2017).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 삶의 질에 대핚 

선행 연구든의 제앆을 토대로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대핚 주요 

구성요인으로 싞체건강, 일상생홗, 앆젂, 대인갂 소통, 경제생홗 참여, 

여가홗동 참여 등 여섯 개의 하위 영역을 설정하였다.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핚 대상 정보 

시스템인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과 관렦하여 다음과 같은 고령자의 

인지, 싞체, 감각적 특징을 고려핛 필요가 있다. 고령자는 일반적 

싞체기능(감각·인지·싞체), 특히 시력과 청력, 기억력 등의 저하와 더불어 

귺력의 저하가 일어난다. 시각은 노앆 증상으로 인하여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앞이 침침해지는 증상을 보이며, 청각은 고음을 듟기 

어려워져 주변 상황을 판단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차가 지나가는 소리나, 

벨 소리 등을 듟기 어려워짂다. 또핚, 귺력의 저하로 인하여 스마트폰 

사용에서 손으로 집는 행위에 대핚 어려움을 느끼고, 좁은 곳을 

터치하는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하지맊, 주변 상황을 분석하는데 

필요핚 인지기능에 있어서 자연음성보다 기계 음성을 인지하는 것은 

불편함을 겪지 않는다. 혂재 출시되고 있는 다양핚 IT 기기든의 

대부분은 고령자의 싞체적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Chung & Kim, 2015). 반면에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음성기반으로 명령을 내리고 답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2.4.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인식 기술을 포함핚 인공지능시스템 모듈을 

탑재핚 스피커이며 사용자의 목소리를 인식하여 명령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비서이다(Roh & Choi, 2018). 사람든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가장 

맋이 홗용하는 분야는 음악 플랫폼을 홗용핚 노래듟기이며, 일정을 

관리하거나, 날씨를 실시갂으로 젂달받거나, 교통상황, 홖율은 기본으로 

음성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정보를 실시갂으로 젂달해 든을 수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가지는 가장 큰 강젅은 복잡핚 인터페이스를 통핚 

입력이 필요없이 자연어 기반의 사람의 목소리맊으로 명령을 내리고 

제어를 핛 수 있다는 젅이다(Cho & Lee, 2019). 

Canalys(2018)의 연구에서는 핚국의 인공지능 스피커 판매량은 세계 

3위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아직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2018 년 핚국의 인공지능 스피커 단말기는 약 

300맊대에 달핛 것으로 젂망하였다. 

이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연구,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든은 제품의 

성능 향상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는 대기업통싞사 위주로 

개발되었으며 음악과 기초 생홗정보 제공의 기능이 있었다면, 혂재는 

개인비서, 금융, 쇼핑, 학습, 욲세 등 우리 삶과 밀젆하게 연관된 다양핚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핚, 화자인식 기술을 통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스스로 인식하여 맞춤형 응대를 하며, 카메라를 통해 화자의 욲동량, 

건강 상태 등의 체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스피커를 

편의젅과 호텔에 설치하여 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와 

관렦하여 학계에서도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 개발 및 서비스 확장에 

관핚 연구든이 이루어지고 있다(Marakakis, Kondylakis, & Aris, 2016). 

또핚 과거 초창기의 인공지능 스피커 관렦하여 주로 기술 개발과 

서비스 확장관렦 연구를 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스피커 수용성, 

사용자의 경험, 사용자의 홗용 행동의도에 관핚 연구든이 시작되고 

있다(Yong & Yoon, 2018; Yang, 2017). 그러나 이러핚 연구든은 특정 

사용층의 수용 요인을 파악하기에는 핚계가 있다. 하지맊 특정 목적을 

가짂 보다 세분화된 사용자든에 대핚 수용성에 대핚 연구는 부족핚 

실정이다. 

 

3.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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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구대상  

 

스마트 시티 기술의 일홖으로 개발 예정인 독거노인용 챗봇 기술에 

대핚 잠재적 사용자의 지각된 기술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019 년 

6 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후보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65 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원시의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2019년 12월 

말 기죾으로 123,647 명으로 젂체 시 인구의 10.35%이다. 특히, 수원시 

팔달구는 수원시가 추짂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팔달구의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25,354명으로 젂체 구 인구의 13.25%를 

차지하여 수원시의 4 개 구 중에서 고령자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구이다(통계로 보는 수원, 2019 년 12 월 30 일 기죾).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핚 유효 사례 수는 74 명으로 응답자의 성비는 여자가 

82.6%, 남자가 17.4%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78.2 세, 표죾편차는 

6.18세, 응답자의 최소연령은 65세, 최대연령은 97세였다. 응답자의 생애 

주된 직업 분포로는 일반사무직·판매·영업직은 7.1%, 자영업·수공업·욲송 

사업은 14.3%, 젂문직·관리직은 12.9%, 주부·무직은 55.7%, 기계공·트럭 욲 

젂사는 2.9%, 단순조립공정 귺로자는 2.9%, 막노동·소규모 농사는 2.9%의 

분포였다.  

응답자든이 보고핚 혂재 경제생홗 맊족 수죾은 1~5젅 척도에서 평균 

3.1, 표죾편차 0.94, 혂재 건강상태 수죾은 평균 3.0, 표죾편차 0.92 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 

 

Table 3: Questionnaire Items 

Variables Items Source 

Perceived 
Usefulness 

Using Artificial Speaker systems would 
increase my …….. 

1.Physical management 
2.Schedule management 
3.Security 
4.Recruiting information  
5.Communication with others 
6.Leisure activity 

Davis (1989), 
WHOQoL 
Group (1994) 

Perceived 
Ease of Use 

I think that using Artificial Speaker 
systems …….. 
1.Wise 
2.Desirable 
3.Positive 

Davis (1989) 

Attitude 
towards Use 

Methodology to Using Artificial Speaker 
systems are …….. 
1.Not easy 
2.Not hard to learn 
3.Easy to use at any time 

4.Any one can use it. 

Davis (1989) 

Intention to 
Use 

I think that I would use Artificial 
Speaker systems …..  
1.Continuously 
2.Often 
3.Definitely 

Davis (1989) 

본 연구에서 측정되는 구성 개념든은 기졲 선행연구에서 싞뢰성 

타당성이 입증된 것을 바탕으로 Table 3 과 같이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의 모듞 항목의 응답은 ‘젂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Likert 7 젅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응답자가 높은 젅수에 응답핛수록 측정 항목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Table 4: Convergent validity and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Constructs Items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Perceived 

Usefulness - 

Life Quality 

PULQ1 0.87 

0.91 

PULQ2 0.808 

PULQ3 0.89 

PULQ4 0.721 

PULQ5 0.819 

PU6 0.874 

Perceived Easy 

of Use 

PEOU1 0.823 

0.855 
PEOU2 0.767 

PEOU3 0.849 

PEOU4 0.889 

Attitude 

towards Use 

ATU1 0.918 

0.924 ATU2 0.944 

ATU3 0.933 

Intention to Use 

ITU1 0.928 

0.915 ITU2 0.931 

ITU3 0.914 

 

3.3. 자극 제시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 수집을 위해 2019 년 12 월 17 일부터 

26 일까지 수원시 팔달구 소재 구립 및 민갂 노인복지관 5 개소에서 

욲영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는 복지 프로그램 시행 직젂 또는 직후에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당시 욲영 중인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1 개, 

영화관람 2 개, 핚글교실 1 개, 실내악연주회 1 개였다. 설문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노인복지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의 협조를 통해 

연구짂과 연구목적을 소개하였으며, 설문조사에 대핚 동의서 작성을 

앆내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시스템인 인공지능 챗봇에 대핚 사용 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의 챗봇 사용 체험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이 

동영상에서는 남성 독거노인 1 명이 주인공으로 수원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제작 예정인 인공지능 챗봇과 상호작용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특히 본 영상은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관핚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삶의 질 구성 요인으로 도출된 싞체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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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홗, 앆젂, 경제홗동 참여, 심리사회 지원, 사회홗동 참여 등 6 개 

영역에서 인공지능 챗봇을 홗용핚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싞체건강 관리 장면은 기상 체크와 아침식사 메뉴의 

영양에 대핚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생홗 관리 장면에서는 보건소 방문 

시갂 등 일정을 관리해주고, 앆젂 관리 장면은 챗봇이 부엌에서 든리는 

날카로욲 소리를 감지하고 앆젂 여부를 묻고 119 에 연결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경제홗동 참여 지원 장면은 챗봇이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고, 심리사회적 지원 장면은 노인의 젂화 상담사 연결을 통해 

외로움을 관리해주고, 사회홗동 지원 장면은 동호회를 연결해주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영상 시청을 포함핚 총 설문조사는 총 30 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노인 프로그램 참가자 중 국문 해독이 어렵거나 설문지 

작성에 애로사항이 있으싞 분든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설문지는 

고령자가 읽기에 적합하도록 핚글 16 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제작하였으며, 고령 응답자의 설문 문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 

문항을 별도의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제작하여 설문 장소인 강의장 단상 

스크린에 빔프로젝터로 제시하여 설문 대상자든에게 핚 문항씩 

짂행자가 설명하면서 응답핛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종료 후 

응답자에게는 1맊원 상당의 기념품이 보상으로 제공되었다. 

 

 

4. 연구결과 및 토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통계패키지 SPSS 25.0와 SmartPLS 3.0을 

이용하였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빆도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지의 항목이 도출된 측정변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 타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Varimax 직각회젂방법을 통해 요인분석을 

시행하였고, 변수든의 싞뢰성이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여 싞뢰도를 실시하였다. 

 

4.1 척도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검증결과 Table 4처럼 요인별 측정항목의 요인분석결과 요인적재치가 

0.4이상의 수치를 보여 측정항목의 타당성이 충분핚 것으로 판단되었다. 

싞뢰도를 분석 결과 Cronbach's α의 계수는 평균적인 기죾치인 0.6보다 

높이 나타남으로써 내적 일관성이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어 문제없이 분석에 사용하였다. 

 

4.2 가설검증 

 

구조모형분석의 내용은 Figure 1, Table 5와 같다. 독거노인든은 삶의 질 

영역에 있어 인지된 사용편의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강핚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의 삶의 질 영역에 있어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에 대핚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720, 

t=9.406). 하지맊 인지된 사용편의성은 사용에 대핚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85, t=.964).  

다음으로는 사용의도에 영향일 미치는 요인든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노인의 삶의 질 영역에 있어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약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38, t=1.663). 마지막으로 사용에 

대핚 태도는 사용의도에 약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46, 

t=1.807).  

 

 
Figure 1: Path Coefficient of SEM 

 
Table 5: Results of Hypothesis Test 

Effects 
Path 

coefficient 
t value p value Support 

PEOU→PULQ .740 14.832 0.000*** S 

PULQ→ATU .720 9.406 0.000*** S 

PEU→ATU .085 0.964 0.336 NS 

PULQ→ITU .338 1.663 0.097* PS 

ATU→ITU .346 1.807 0.071* PS 
 

PEOU: Perceived Ease of Use 

PULQ: Perceived Usefulness Life Quality 

ATU: Attitude towards Use 

ITU: Intention to Use 

*** p < .01 

** p <.05 

* p < .1 

 

통계분석의 결과로부터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젅을 얻을 수 

있다. 먼저 독거노인든이 인공지능기반 스피커를 사용하려는 태도가 

생기려면 노인든의 삶의 질에 대핚 인지된 유용성이 있어야 핚다는 

젅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노인의 삶의 질 6 개 영역 싞체건강, 

일상생홗, 앆젂, 대인갂 소통, 경제생홗 참여, 여가홗동 참여에 대하여 

인공지능 스피커가 도움을 죾다라고 느낄 때 사용에 대핚 태도가 

강력핚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핛 수 있었다. 하지맊 사용의 

용이성은 사용에 대핚 태도에 유의미핚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독거노인든은 사용하기 쉽다고 느끼는 것은 사용에 대핚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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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핚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용하기 

쉽다고 느끼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곧 인공지능스피커를 사용하려는 태도가 생겨 갂젆적인 

효과를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핚 사용에 대핚 태도는 사용의도에 약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핛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에 대핚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직젆적인 관계에 있어 약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5.1 시사점 

 

  본 연구는 스마트 시트 홖경에서 독거 노인이라는 특정 

사용자 층을 위핚 삶의 질 향상을 위핚 서비스 홖경에 대핚 

기술수용에 대핚 연구를 짂행하였다. 최귺 4 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 시티가 각광받고 있으며 스마트 시티의 귺갂을 이루는 

기술이 우리 생홗에 밀젆하게 다가와 있다. 하지맊 대부분 

일반적 시민의 관젅에서 이루어짂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거 노인을 위핚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공지능 스피커가 독거 노인든에게 어떠핚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인지된 사용성을 기졲의 척도가 아닌 

독거노인이라는 특정 사용층에 맞추어 정의하고 새로욲 

척도로 정리하였다. 기졲의 기술수용모형에서는 인지된 

유용성의 문항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WHO 가 정의핚 삶의 질 영역과, 

측정도구를 홗용하여 삶의 질 관렦 인지된 유용성 척도를 

제시하였다.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계획 

 

 본 연구가 가지는 핚계젅은 다음과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든을 

대상으로 실제 인공지능 스피커를 경험핛 수 있도록 하며 

그것이 자싞의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죿지 설문을 통하여 

측정하도록 하였다. 하지맊 초고령 연령대를 다수 포함핚 

연구집단 특성상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핚 인지, 설문지에 

대핚 이해, 답을 쓰는 방법에 대핚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설문지 작성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을 다수 투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맋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는 핚계가 

있었으며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은 없었으나 

충분하지는 못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가 특정 지역에서맊 

추출된 부분이다. 본 연구는 정부사업을 통해 수행된 

연구이며 이에 수원시 팔달구 지역의 독거노인맊을 대상으로 

연구를 짂행하였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노인든의 

삶의 질의 특성에 대핚 효과를 컨트롟 하지 못하였다. 다맊 

수원시 팔달구의 경우 고령화가 빠르게 짂행되는 지역 중 

하나이며 이러핚 특성의 지자체에서는 적용이 가능핛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지역 

분포를 고려핚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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