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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과 소비자 :

웨어러블 기기가 제공하는 피드백이

소비자의 목표지향 행동에 미치는 향*

이 지 혜 성 용 †

고려 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과 소비자의 계에 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스마트헬스 어 산업의

표 인 제품인 웨어러블 기기가 소비자의 건강한 삶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 다. 이에 따라 실제 웨어러블 기기 사용 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피

드백인 사회 비교와 목표 임을 심으로 건강과 련된 목표행동과의 계를 살펴보았

다. 실험은 참가자가 1박 2일 간 스마트밴드를 착용한 상태에서 제공받은 피드백 유형에 따른

걸음 수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사회 비교와 목표 임의 상

호작용이 소비자의 목표지향 행동을 지속시키는 데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자신이 타사용자들보다 건강 리를 한 신체활동 수 이 높다는 하향 비교를 받은 사람들

은 목표달성 수 과의 불일치를 강조하는 피드백인 to-go 임을 함께 받는 것이 목표지향

행동을 지속하는 데 더 유용하 다. 반면 자신이 타사용자들보다 건강 리를 한 신체활동 수

이 낮다는 상향 비교를 받은 사람들은 목표추구 과정에서의 성취 수 을 강조하는 to-date

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목표지향 행동을 지속하는 데 더 효과 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사회 비교에 의해 활성화되는 내 동기를 충족시키고 목표지향 행동을 유지

시킬 수 있는 목표 임 형태를 탐색함으로써 이론 실무 인 시사 을 제시하 다.

주제어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사회 비교, 목표 임, 목표지향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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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내에 개 한 화 ‘그녀(her)’에서

남자 주인공 테오도르는 실체가 없는 인공지

능 사만다와 만나 사랑에 빠진다. 이처럼 ‘기

기와 인간의 소통과 사랑’이라는 낯선 주제가

상업 화로 제작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의 발달 덕

분이었다. 사물인터넷이란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상호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결사회의 핵심

기술이다( 종암 등, 2014; Uckelmann, Harrison,

& Michahelles, 2011; Al-Momani, Mahmoud, &

Sharifuddin, 2016). 를 들어, 화에서 사만다

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이를 자유로이 이동

하며 테오도르의 문서 작업을 돕거나, 신체

반응을 측정해 알려주고, 분 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추천하는 등 일상 인 화를 이어가

는 장면이 바로 사물인터넷이 소비자의 일상

을 지원하는 연결사회를 묘사한 것이다. 그

리고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

다.

시장조사기 BI 인텔리 스(BI Intelligence)

가 2016년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 태블릿PC를 제외한 사물인터넷 기기의 수

가 2016년 66억 개에서 2021년에는 225억 개

까지 증가될 망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외

기업에서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사물인터넷 기

기를 출시함에 따라 련 서비스 시장이 확

되고 있다(Ding, 2013; Al-Momani et al., 2016).

특히 소비자들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풍족

하게 변화시키려는 목 으로 스마트홈, 스마

트헬스 어, 스마트카 시장이 각 받고 있다

(이득연, 2015; Li & Wang, 2013). 그러나 사물

인터넷의 확산이 소비자들의 일상에 신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망에도 불구하고, 정

작 사물인터넷이 용된 기기를 소비하고 경

험하게 될 소비자들의 심리에 한 심은 아

직 부족한 편이다.

1999년 Ashton에 의해 사물인터넷이라는 개

념이 처음 소개된 이후(Gao & Bai, 2014), 문

가들은 사물인터넷의 용과 실 을 한 핵

심 기술 개발에 주목하 다(신동희, 정재열,

강성 , 2013). 이러한 심 덕분에 사물인터

넷 기술이 속도로 발 할 수 있었지만, 사

물인터넷과 련된 학술 연구들은 부분 기

술 인 측면에 치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사물인터넷 기기가 보

편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기기를 구매하고

경험함으로써 향후 사물인터넷 시장 발 의

동력이 될 소비자에 한 학문 심이 높아

지고 있다(이지화, 홍세홍, 2015; 이종윤, 홍장

선, 윤주 , 2015; Al- Momani et al., 2016).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이 용된 표

인 분야 하나인 스마트헬스 어를 심

으로 사물인터넷이 소비자의 건강한 삶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마트헬스 어 시장은 재 사물인터넷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분야로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를 출시하고 있다( 황수, 2014; 종암

등, 2014). 웨어러블 기기는 소비자의 신체에

부착되어 활동에 따른 움직임을 측정하고

장하여 소비자에게 수치화된 데이터로 제공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자아의

수치화(quantification of self; QOS)’라는 용어로

표 되고 있으며(Karapanos, Gouveia, Hassenzahl,

& Forlizzi, 2016; Pettinico & Milnel, 2017), 소비

자가 스스로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건강한 삶

을 한 변화를 만들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해 제공된다(Patel, Asch, & Volpp,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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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QOS가 소비자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가에 한 실증 인 검

증을 수행한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먼

Latham과 Locke(1991)의 목표설정 이론(goal

setting theory)을 심으로 QOS의 피드백 효과

를 살펴본 연구자들이 있다(Karapanos et al.,

2016; Pettinico & Milnel, 2017). 이들은 연구를

통해 QOS가 건강 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

용한 피드백으로 작용할 경우, 개인의 목표지

향 행동(goal-directed behavior)을 증가시키는

데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한 웨어러블 기기 사용 동기에 한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QOS가 제공하는 건강 정보

를 활용하여 체계 으로 건강을 리하려는

동기가 높을수록 웨어러블 기기 사용에 한

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가 증가하 다(이은지,

이지혜, 조민하, 성용 , 2017). 이와 같은 결

과들은 QOS가 건강 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 가 사용

과정에서 히 충족될 때, 웨어러블 기기에

한 정 태도뿐만 아니라 건강 리 행동

한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

구는 QOS가 소비자의 목표지향 행동에 더

욱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 인

방안에 한 탐색을 하고자 한다.

앞서 소개한 연구들은 QOS가 수치화된 정

보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목표행동에 한

피드백 효과를 살펴보았다(Etkin, 2016; Karapanos

et al., 2016; Pettinico & Milnel, 2017).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QOS를 기반으로 변환된 다

양한 유형의 피드백이 동시에 소비자에게 제

공되고 있다. 다시 말해, 기기 자체에서 QOS

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어 리 이션과 연동되어 QOS를 다양한 유형

의 시각 피드백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

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피드백

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를 들어, 한 사

용자가 하루 동안 9,796걸음 걸었다면 스마트

밴드에서는 ‘9,796’이라는 숫자로 QOS가 제시

된다. 하지만 스마트밴드와 연동된 부분의

어 리 이션에서는 QOS가 타사용자와 걸음

수를 비교하는 ‘사회 비교 피드백(11월

재, 80%의 사용자들보다 앞서고 혹은 뒤처지

고 있습니다)’과 ‘목표수 까지 달성된 걸음

수에 한 피드백(9,796 걸음 걸으셨습니다)’의

형태로 변환되어 한 화면에 제공된다. 앞에

언 한 바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QOS가 숫자

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QOS가 여

러 유형의 피드백으로 변환되어 동시에 제공

될 때 소비자들의 목표지향 행동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 사물인터넷과 소비자

의 계에 한 연구동향을 소개한 뒤, 다양

한 유형의 QOS가 목표 달성에 유용한 피드백

으로써 소비자의 건강한 삶에 정 인 향

을 미칠 수 있는 실질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피드백 타인과

운동량을 비교할 수 있는 ‘사회 비교’와 목

표까지 달성된 혹은 남은 운동량을 시각화한

‘목표 임’을 심으로, 두 피드백의 상호

작용이 ‘걷기 행동’과 같은 목표지향 행동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

한 과정은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연구

주제인 사물인터넷과 소비자의 건강한 삶의

계에 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 측면이

아닌 소비자 심리학 에서 소비자가 사

물인터넷을 더 유용한 기술로 인식하고 정

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질 인 방안을 제안

함으로써 사물인터넷에 한 편향된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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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이론 배경

사물인터넷(IoT)과 소비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시간과 장소

에 상 없이 소통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 사

물인터넷이란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상호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결사회의 핵심기술이

다( 종암 등, 2014; Uckelmann et al., 2011;

Al-Momani et al., 2016). 문가들은 사물인터

넷의 발 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매 후

사용자의 반응을 추 하여 해당 상품과 서비

스의 존속 개발에 결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즉 향후 소비자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주요 기술로써 사물인터넷을 정의하고 있다

(Uckelmann et al., 2011).

재 사물인터넷은 통신, IT, 자동차, 에

지, 교통, 유통 물류, 헬스 어, 가정, 제조,

농업, 미디어, 공공 분야 등 다양한 산업 역

과 더불어 개인 소비생활 역에서 시도되고

있다(이득연, 2015). 특히 개인 소비생활 역

에서 스마트홈. 스마트카, 스마트헬스 어와

련된 산업이 소비자에게 가장 친근한 사물

인터넷 용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 먼 스

마트홈 분야는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스

마트 청소기와 같은 가 이 표 이다. 주로

삼성 자, LG 자, 국의 샤오미(Xiaomi) 등의

기업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사물인터넷을 기반

으로 사람이 직 조작하지 않아도 가정 내

가 기기가 통제되는 지능형 주거 공간을 실

하기 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스마트카 분

야는 무인주차장 리, 택배배송 추 , 자율주

행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이종윤

등, 2015). 를 들어 BMW는 차량 상태 확인

잠 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어 리

이션을 공개하여, 차량의 기 충 량, 리

상태, 썬루 와 문 잠김, 창문 개폐여부 등을

한 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술을

용하 다( 종암 등, 2015). 특히 본 연구에

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인 스마트헬스 어 산

업은 웨어러블 기기와 기타 스마트헬스 기기,

이들 제품을 매개로 한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이득연, 2015). 주로 삼성 자, 미국의 핏비트

(Fitbit), 애 (Apple), 국의 샤오미 등에서 스

마트워치, 스마트밴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를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기

들은 질병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리할 뿐

만 아니라 QOS와 같은 객 인 정보를 제공

하며 방에 한 서비스 심으로 발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에 한 선행 연구들은 부분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

는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심으로

이루어져왔다(이지화, 조세홍, 2015; 이종윤 등,

2015; Al-Momani et al., 2016). 그러나 앞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사물인터넷 기기의 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심리에

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지화,

홍세홍, 2015; 이종윤 등, 2015; Al-Momani et

al., 2016). 이에 따라 기술수용모델(TAM), 계

획된 행동이론(TPB),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모델 등을

심으로, 소비자가 사물인터넷을 수용하는 데

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개하는 연구들이 이



이지혜․성용 / 사물인터넷과 소비자: 웨어러블 기기가 제공하는 피드백이 소비자의 목표지향 행동에 미치는 향

- 5 -

루어졌다(신명섭, 이 주, 2015; Al-Momani et

al., 2016; Gao & Bai, 2014).

를 들어, 기술수용모델은 기술에 한 지

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용이

성(perceived ease of use)이 기술 수용에 요한

요인이라 소개한다. 자의 경우 기술을 활용

함으로써 작업 효율이 향상될 것이라 인지하

는 정도를 의미하고, 후자의 경우 기술을 사

용하는 데 정신 인 노력이 게 들 것이라는

추론을 의미한다(Davis, 1989).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Gao와 Bai(2014)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과 함께 주변 사람의

향(social influence), 인지된 즐거움(perceived

enjoyment), 지각된 행동 통제력(perceived

behavior control)이 사물인터넷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즉 소비자

들은 사물인터넷 기기가 실질 인 도움을 주

고 사용하기 쉽다고 느낄 때뿐만 아니라, 주

변 사람들이 제품에 호의 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제품 사용이 즐거운 일이라 기 될 때,

스스로의 의지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라 여

길 경우에 제품을 수용하게 된다.

동일한 주제에 한 탐색 연구 한

이루어졌는데, Coughlan 등(2012)은 유용성

(usefulness), 용이성(ease of use)과 더불어 기술에

한 지식(knowledge and awareness of technology),

라이버시(privacy) 침해에 한 문제의식이 사

물인터넷 수용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을 밝혔다. 특히 라이버시 침해에 한 문

제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제품이 연결되는

특성으로 인해 개인 인 정보가 남용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발생

할 수 있어, 사물인터넷 수용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주요한

요인이다(홍석한, 2015).

종합하자면, 소비자들은 사물인터넷 기기가

자신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

것이라는 이득에 한 기 에 따라 높은 수용

의도를 보 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물인터넷

이 개인정보를 안 하게 보호하는 데 기술

으로 취약하다는 험 한 감수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 다면 이러한 험을 감수

하고 수용한 사물인터넷이 우리에게 제공할

편리하고 즐거운 삶이 실질 으로 소비자의

삶에 구 되고 있을까?

이득연(2015)의 조사에 따르면 웨어러블 기

기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사물인

터넷 기기 하나이다. 사물인터넷이라는 개

념을 처음 소개한 Ashton(1999)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의료, 보건, 헬스 어 산업 발

이 인류에게 큰 진 을 가져올 것이라 망

하 다. 뿐만 아니라 문가들은 일상생활에

서 웨어러블 기기가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소비자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Patel et al.,

2015). 이에 따라 웨어러블 기기가 제공하는

QOS의 정 효과를 확인하고 증가시키는

방안에 한 심이 높아졌다(Karapanos et al.,

2016; Pettinico & Milnel, 2017).

QOS가 소비자의 건강한 삶을 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효과 인지 확인하기 해 연구

자들은 과제 수행에 한 외 보상(external

rewards)이 개인의 내 동기(intrinsic motivation)

에 미치는 향에 주목하 다. 를 들어

Etkin(2016)은 개인의 ‘일상 인 활동(걷기)’이

측정되어 QOS로 제시될 경우, 자신이 활동하

는 이유가 외 보상(QOS)을 얻기 함이라

지각하게 된다고 설명하 다. 이에 따라 활동

에 한 내 동기가 감소하여 활동 수 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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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 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목표지향

행동(건강 리를 한 걷기)’에 한 외 보

상이 피드백의 형태, 즉 QOS로 제시될 경우에

는 유능감의 지표로 해석되어 목표행동을 지

속하는 데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하 다(Karapanos et al., 2016; Pettinico &

Milnel, 2017). Latham과 Locke(1991)의 목표설

정 이론(goal setting theory)에 따르면 피드백

은 개인이 목표 달성을 추구하도록 동기화하

고, 목표는 피드백이 의미 있는 정보로 작용

하도록 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상호 유

기 인 계에 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목

표와 련된 과제를 수행하는 도 에 피드백

이 제공되는 경우, 더욱 수행이 증가하는 것

을 증명하 다(Locke, Shaw, Saari, & Latham,

1981; Pritchard, Jones, Roth, Stuebing, &

Ekeberg, 1988).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소비자

들이 QOS를 활용하여 체계 으로 건강을

리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이은지

등, 2017),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 리 목표

를 달성하기 한 도구로 웨어러블 기기를 구

매했음을 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기기가 제공

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인 QOS가 소비자의

건강한 삶에 미치는 향을 소비자의 목표 추

구 과정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QOS가 목표 추구 과정에 놓인 소비자에게 유

용한 피드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함으로써 사물인터넷과 소비자의 계에 한

심리학 논의를 더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피

드백이 외 보상으로써 활동에 한 내 동

기를 유발하는 과정에 해 보다 자세히 설명

할 것이다.

피드백이 내 동기에 미치는 향

장기 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은 수많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다(김재휘, 설하린,

2014; Emmons & King, 1988; Kruglanski, Shah,

Fishbach, Friedman, Chun, & Sleeth-Keppler,

2002). 일반 으로 우리는 하나의 목표(single

goal)가 아닌 다양한 목표(multiple goal)를 동시

에 추구하기 때문에, 목표행동을 추구하는 과

정에서 이와 립하는 특성을 가진 목표가 활

성화될 경우 다 목표 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Dhar, Ravi, & Simonson, 1999; Fishbach &

Dhar, 2005).

를 들어 트 이 들은 회원들에게 다이

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지인에게 이러한 사

실을 명확히 알릴 것을 권한다. 장기 으로

규칙 인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 하는 데

있어 주변 사람의 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제 로 설명하지 않고 지인과의

녁 약속을 번번이 거 한다면 원만한 사회

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다른 목표를

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그리

고 이러한 결과는 건강 리 목표와 사회

계를 원만히 유지하려는 목표 간의 갈등을 유

발한다.

시와 같은 목표 추구 과정에서 사람들

은 다양한 목표 재 어떤 목표에 집

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입할 것인

지를 결정하고 목표의 우선순 를 조 하며

(Fitzsimons & Fishbach, 2010; Fishbach, Koo, &

Finkelstein, 2014), 다 목표 간의 갈등을 해결

한다. 특히 목표들 간의 우선순 를 조 하는

일은 지 까지의 목표 추구 과정을 검하는

특유의 정신 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Fishbach

et al., 2014). 바로 이때, 피드백이 개인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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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 과정을 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목표에 한 내 동기를 증

가시켜 목표행동을 선택하고 갈등에 따른 불

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

한편, 내 동기는 행동 자체가 목표가 되

고 이에 따라 내 보상(intrinsic rewards)을 얻

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Deci & Ryan, 1985). 특

히 즐거움과 같은 정 정서는 내 동기에

의해 수행된 행동에 따르는 내 보상으로,

목표행동을 지속시키는 데 요한 역할을 한

다(Deci & Ryan, 1985; Berridge, 2000; Bindra,

1974; Wolley & Fishbach, 2016). 목표 추구 과

정에서 정 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사람

들로 하여 이 행동이 자신의 성장과 목표

달성에 효과 일 것이라는 추론을 하게 만들

고, 지속 으로 행동을 추구하도록 만들 수

있다(Woolley & Fishbach, 2016, 2017).

Etkin(2016)은 QOS를 활용한 피드백이 외

보상으로 주어지면, 일상 인 행동에 한 즐

거움을 감소시키고 내 동기를 훼손할 것이

라 주장하 다. 그러나 이와 반 의견을 주

장하는 연구자들은 목표설정 이론(Latham &

Locke, 1991)에 따라, 건강 련 목표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일 경우, QOS를 목표 달성에 유용

한 피드백으로 해석할수록 목표행동에 참여할

의도가 유의미하게 증가될 수 있음을 밝혔다

(Pettinico & Milnel, 2017). 한 Karapanos 등

(2016)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 리 목표를 가지

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 않은 사람들보다

QOS를 더 자주 확인할 뿐만 아니라, QOS를

통해 즐거움과 같은 정 인 정서를 더 경험

하 다. 따라서 QOS를 유용한 피드백이라 해

석할수록 목표행동에 한 내 동기가 증가

하고 정 정서를 경험하며, 결국 목표행동

에 참여할 의도가 증가할 수 있음을 상할

수 있다.

그 다면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피드백을

유용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반 으로

피드백을 추구하는 데 향을 미치는 표

인 동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먼 자기고

양(self-enhancement) 동기는 정 인 자기

(self-view)을 유지하고 고양시키려는 욕구이고,

자기향상(self-improvement) 동기는 정 인 자

기 에 을 감수하고 목표 성취를 해 더

나은 방향을 찾아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욕구

이다(한덕웅, 1999; Russo, Meloy, & Medvec,

1998; Tormala & Petty, 2004; Finkelstein &

Fishbach, 2011).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활성화된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목표행동을 더 잘 수행하게 된다(한덕용, 1999;

Koo & Fishbach, 2010; Finkelstein & Fishbach,

2011). 그 이유는 피드백이 활성화된 동기를

충족시켜주거나 충족시켜 것이라 기 될 때

정 정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김정

호, 2006).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 정

서의 경험은 목표행동에 하여 내 으로 동

기화되어 있다는 추론을 하게 하므로 목표행

동을 지속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Custers

& Aarts, 2005; Wolley & Fishbach, 2016, 2017).

이와 같은 이론 인 배경은 웨어러블 기기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피드백이 목표

추구 과정에 놓인 소비자의 내 동기를 충족

시켜 주고 정 정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목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

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에 다음 장에

서는 웨어러블 기기가 제공하는 피드백 유형

하나인 사회 비교의 결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내 동기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목표 임을 통해 이를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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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피드백 유형을 탐색함으로써 웨어

러블 기기 소비자가 지속 으로 건강한 목표

행동을 추구하도록 최 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 비교에 따른 심리 반응

사회 비교 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객 인 평가 기 이 모호한

상황에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의견

이나 능력을 평가하려 한다(Festinger, 1954). 웨

어러블 기기 소비자들이 사회 비교 피드백

을 자발 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호기

심 때문일 수도 있지만, 건강 리 목표를 추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

가하고 보다 성공 으로 목표를 성취하기

함일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목표행동에 한 사회 비

교의 결과가 개인에게 유용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 와 달리, 부정 인 심리

반응을 경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 사회 비

교와 련된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 으로 사

람들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실 으로 평가할 수 있고(Festinger,

1954),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것과 같은 자아발

을 도모할 수도 있지만(Buunk & Gibbons,

2007; Gibbons & Buunk, 1999), 이러한 심리

반응이 비교의 방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회 비교는 비교의 방향에 따라 두 유

형으로 구분된다. 먼 하향 비교(downward

comparison)는 자신보다 열등한 속성을 지닌 타

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다. 때문에 자기고양

동기를 충족시키고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킴으

로써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차경진, 이은목, 2015;

Tormala & Petty, 2004). 그러나 한편으로 비교

상의 특성상 자기 성장과 능력 향상에 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감소하여, 언젠가는 자

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같은 수 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추론을 함으로써 향후 자기향상

동기가 증가하는 데 향을 미친다(한덕웅,

1999; Buunk & Ybema, 1997).

상향 비교(upward comparison)는 자신보다 우

월한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다(차경진, 이

은목, 2015). 사람들은 상향 비교를 통해 알

게 된 우수한 속성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떠한

부분을 발 시키고 노력해야 하는가와 같은

능력 향상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느끼기 때문

에 자기향상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한덕

웅, 1999).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교 상의 특

성상 자존감이 손상되는 과 자신에 한

부정 인 정서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자기고양 동기가 증가하는 데 향을 미

치게 된다(Brickman & Bulman, 1977; Morse &

Gergen, 1970).

특히 구직 활동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사회 비교를 경험할 수 있다. 꿈에 그리던

직장의 최종 면 을 하루 앞둔 녁, 거울을

보며 면 연습을 한 번 더 할지 말지 고민하

는 상황을 로 들어보자. 이때 서류 형에

서 매번 탈락하는 집 아들과 나의 상황을

비교할 경우(하향 비교), 내가 그보다 잘 해내

고 있으며 이 로라면 합격을 할지도 모른다

는 기 와 자신감이 커질 것이다(자기고양 동

기 충족).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와 같은 처

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미 취업에 성공

한 지인을 떠올리며 지인이 걸어간 발자취를

좇으려 할 수 있다(자기향상 동기 증가).

한편 동일한 상황에서 이미 취업한 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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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리는 것(상향 비교)은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을 구체 으로 구상하는 계기가 되므

로 충분히 연습만 한다면 면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다(자기향상 동기 충족). 그러나 한편

으로는 지인과 달리 아직도 구직 활동 인

자신에 한 부정 정서와 함께 앞으로 해나

가야 할 일들을 잘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에

한 불안이 증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군

가 내게 ‘지 까지 잘 해왔어,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말해 주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

다(자기고양 동기 증가).

즉 비교 방향에 따른 심리 반응은 자기고

양 동기와 자기향상 동기의 활성화와 충족의

과정을 통해 목표를 지속 으로 추구할 수 있

는 최 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역동 인 과정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주목한

한덕웅(1999)의 연구에서는 선행 사건으로 인

해 특정 동기가 활성화되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 비교 피드백을 선호함으로써 목

표를 지속 으로 추구할 수 있는 최 의 상태

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 다.

실험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가장 먼 지각

능력 검사를 실시하 다. 과제 수행 후 자기향

상 동기를 유발하는 조건에서는 참가자의 수

행 수 이 상 20%에 해당하여 매우 우수하

다는 피드백을 제공하 으나, 자기고양 동기

를 유발하는 조건에서는 참가자가 하 20%에

해당하는 매우 조한 수행이었다는 피드백을

제공하 다. 그 후 곧이어 두 번째 지각 능력

검사를 실시할 정이며, 이에 한 피드백으

로써 참가자의 첫 번째 지각 능력 검사 수

보다 수 이 높거나 낮은 사람과 비교하게 된

다고 알려주었다. 이들 가운데 결과를 비교하

고 싶은 한 명을 고르게 한 결과, 상 20%에

속한 참가자들은 상향 비교 상을 더 선호하

고 하 20%에 속한 경우에는 하향 비교

상을 더 선호하 다.

연구자의 설명에 따르면, 하 20%에 해당

한다는 피드백은 나머지 80%의 사람들보다

수행을 더 못 했다는 ‘실패’를 추론을 하게

함으로써 자기고양 동기를 증가시킨다. 그리

고 이를 해소하기 하여 향후 자기효능감을

고취시키고 정 인 자아를 유지할 수 있는

하향 비교에 한 선호가 높아지게 된다.

한 상 20%에 해당한다는 피드백은 나머지

80%의 사람들보다 수행을 더 잘 했다는 ‘성

공’을 추론하게 함으로써 자기향상 동기를 증

가시킨다. 그리고 향후 상향 비교를 더 선호

함으로써 자존감의 을 감수하고 목표 달

성을 향해 더 나아가려는 동기를 충족시키고

자 한다.

이 게 개인은 선행 사건으로 인해 유발된

동기를 사회 비교를 통해 충족시킴으로써

지속 으로 목표행동에 몰입할 수 있다. 즉

하향 비교와 상향 비교는 목표 추구 상황에서

특정 동기를 유발하고 충족시키는 연속선상에

서 반복 으로 등장할 수 있으며, 개인이 성

공 으로 자기를 조 하고 다 목표 간의

갈등을 해결하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한덕웅, 1999). 따라서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하향 비교를 받은 사람에

게는 자기향상 동기를, 상향 비교를 받은 사

람에게는 자기고양 동기를 충족시켜 수 있

는 피드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목표행동을

지속 으로 추구할 수 있는 최 의 상태를 만

드는 데 효과 일 것이라 측할 수 있다.

목표 임에 따른 심리 반응

피드백은 개인이 재까지 달성한 목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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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수 에 한 정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목표

성취를 해 얼마나,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구체 인 정보를 제공한다. 인지 인 측면에서

이러한 정보는 자신에 한 실질 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목표 성취를 해 얼마나 더 노력

할 것인지 조 하는 데 필수 이다(Maheswaran

& Meyers-Levy, 1990; Finkelstein & Fishbach,

2011에서 재인용).

를 들어 체계 인 건강 리를 해 스마

트밴드를 구입한 여성에 하여 생각해보자.

그녀는 스마트밴드와 연동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통해 일일 10,000보 걷기 목표가 얼

마나 ‘달성되었는지( 재까지 5,000보 걸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개인으로

하여 재까지의 ‘성취’에 주목하게 만듦으

로써, 자신이 목표에 ‘몰입’하는 만큼 목표가

자신에게 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도

록 향을 미친다(Koo & Fishbach, 2008). 이와

같은 추론은 목표 달성에 한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목표 달성에 한 기 를 증가시킴으

로써 목표행동을 지속 으로 유지하는 데

정 인 향을 미친다(Fishbach & Dhar, 2005,

2007; Finkelstein & Fishbach, 2011; Fishbach et

al., 2014).

반면 10,000보 걷기 목표를 향해 ‘남은 행동

정보(앞으로 5,000보 남음)’를 제공하는 경우,

재와 최종 목표 간의 ‘불일치’ 수 에 주목

하게 함으로써 이를 감소시키기 한 방안을

탐색하게 만든다(김재휘, 강윤희, 권나진, 2014;

Fishbach & Dhar, 2005; Fishbach et al., 2014). 이

에 따라 향후 ‘나아가야 할 과정’을 추론하고

목표 성취를 한 능력 향상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다(Koo & Fishbach,

2008; Finkelstein & Fishbach, 2011). 더불어 앞으

로 본인이 목표 성취를 해 투입해야 할 노

력을 높게 측정하는 만큼 목표행동과 일치하

는 행동을 지속하게 된다(Fishbach, Zhang, &

Koo, 2009; Fishbach & Finkelstein, 2012; Fishbach

et al., 2014).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 해 활용할

수 있는 피드백 유형이 바로 목표 임

(goal-frame)이다. 목표 임은 두 유형으로 구

분될 수 있다.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

재까지 완료한(completed) 행동’을 보여주는 것

(to-date 임)은 재까지 달성한 ‘성취’ 수

을 강조함으로써 ‘목표에 한 개인의 몰입

(goal-commitment) 수 ’을 추론하게 한다. 한

재부터 목표 성취까지 ‘남아있는(remaining)

혹은 아직 성취하지 못한(missing) 목표행동’을

제시하는 것(to-go 임)은 재와 목표 성취

사이의 ‘불일치’를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목표

성취를 해 나아가야 할 과정(goal-progress)’과

투입해야 할 노력의 양을 추론하게 한다(김재

휘, 강윤희, 권나진, 2014; Koo & Fishbach,

2008; Fishbach et al., 2014).

그 다면 QOS를 제공받은 소비자가 목표를

지속 으로 추구할 수 있는 최 의 상태가 되

려면, 사회 비교와 목표 임을 어떠한

형태로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좋을까? 앞선

이론 설명에서는 하향 비교와 상향 비교가

각각 개인으로 하여 자기향상 동기와 자기

고양 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논하 다(한

덕웅, 1999; Buunk & Ybema, 1997; Brickman &

Bulman, 1977; Morse & Gergen, 1970). 따라서

to-date 임과 to-go 임이 개인 으로 활

성화된 내 동기에 미치는 향에 하여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지 부터 Finkelstein과

Fishbach(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목표행동에

한 피드백을 해석하는 방식이 자기고양 동

기와 자기향상 동기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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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 비교와 목표 임의 계를

측하고자 한다.

Finkelstein과 Fishbach(2011)는 피드백을 통해

목표에 한 ‘몰입’ 수 을 추론하는 것과 목

표를 향한 ‘과정’을 추론하는 것이 심리 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자기고양 동기와 자기향상

동기를 충족시키는 데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실험을 통해 검증하 다.

실험 과정에서 필요한 동기를 유발하기

하여, 연구자들은 과제를 처음 시작하는 보

자(novice)와 과제에 능숙한 문가(expert)에 따

라 활성화된 동기에 차이가 있다는 에 주목

하 다. 보자의 경우, 과제에 한 본인의

몰입 수 을 확신하기 어렵고 과제 수행에 있

어 실수를 더 많이 경험하므로 평소 자기고양

동기가 더 활성화되어 있다. 반면 문가의

경우, 보자에 비해 과제에 한 몰입이 확

실하고 과제 수행에 능숙하여 실수를 덜 경험

한다. 이에 따라 목표 추구 과정을 면 히

검하고 목표를 추구하는 데 더 효과 인 방안

에 한 정보를 추구하므로 평소 자기향상 동

기가 더 활성화되어 있다.

실험을 통한 가설 검증을 하여 환경 보호

에 한 참여 수 을 기 으로 보자는 일반

학생으로 구성되었고 문가는 특정 환경

단체의 조직원으로 구성되었다. 두 집단에게

주어진 과제는 환경 보호를 해 개인 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지식을 서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 목표에 한

몰입 수 을 추론하게 만드는 조건에게는 향

후 자메일을 통해 참가자가 작성한 방법

제 로 알고 있는 것을 심으로 환경 보호에

가장 효과 인 방법을 알려 것이라 설명하

며 ‘성취 정보’를 강조하 다. 반면 목표를 향

해 남은 과정을 추론하는 피드백을 받게 되는

조건에게는 참가자가 작성한 방법 지 까

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에 한 정보를 것

이라 설명하며 ‘목표와의 불일치 정보’를 강조

하 다. 그 후 종속변인으로 환경보호 단체에

기부할 의도를 측정하 다.

연구 결과, 자기고양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성취와 련된 피드백을 받을 경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목표에 한 자신의 몰입을 높이

추론하는 것이 정 자기를 유지하고 고양

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자기고양 동기

충족) 목표행동을 수행할 의도가 더 높게 나

타났다. 반면, 자기향상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목표와의 불일치에 한 피드백을 받을 때,

재까지의 과정을 실 으로 검하고 앞으

로 나아갈 방향에 해 추론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

기 때문에(자기향상 동기 충족) 목표행동을 수

행할 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Finkelstein &

Fishbach, 2011; Fishbach et al., 2014).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목표행동을 지속함

에 있어 활성화된 내 동기를 충족시켜 수

있는 한 유형의 피드백이 무엇인지를 정

확히 알고 제공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비록 Finkelstein과 Fishbach(2011)

의 연구에서 내 동기와 피드백의 계를 밝

힘에 있어 직 으로 목표 임을 활용하

지는 않았으나, 이론 으로 보았을 때 to-date

임은 연구에서 활용한 ‘성취를 강조하는

피드백’과 동일하게 목표에 한 몰입을 추론

하게 하므로, 상향 비교에 의해 활성화된 자

기고양 동기를 충족시켜 수 있을 것이라

상할 수 있다. 한 to-go 임은 ‘불일치

를 강조하는 피드백’과 동일하게 목표 성취

과정을 추론하게 하므로, 하향 비교에 의해

활성화된 자기향상 동기를 충족시키는 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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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 배경을 통

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

고자 한다.

가설1: 사회 비교와 목표 임에 따라

목표행동 지속 수 이 달라질 것이다.

가설1-1: 하향 비교 조건에서는 목표 임

을 to-date 임보다 to-go 임을 제공

받을 때 목 표행동 지속 수 이 더 높을 것

이다.

가설1-2: 상향 비교 조건에서는 목표 임

을 to-go 임보다 to-date 임으로 제

공받을 때 목표행동 지속 수 이 더 높을

것이다.

방법론

연구 상 설계

본 실험은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

개월 간 국내 K 학에 재학 인 학(원)생

115명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115명의 참가

자들 피드백 조작에 실패하거나,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참가자 6명이 분석에서 제

외되었다. 총 109명의 실험 참가자들은 남성

57명(52.3%), 여성 52명(47.7%)으로 구성되었고

평균 연령은 23.8세 다(최소 18세–최 37

세, SD = 3.30). 한 체 참가자들 16명

(4.72%)이 평균 으로 6개월(최소 1개월–최

26개월, SD = 8.00) 동안 스마트밴드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나, 결과 분석에 의미 있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실험은 2(사회 비교: 하향 비교 vs. 상향

비교) x 2(목표 임: to-date vs. to-go) 피험

자 간 설계로 계획되었다. 구체 으로 스마트

밴드를 활용한 목표 추구 과정에서 QOS가 사

회 비교와 목표 임이 조합된 네 유형의

피드백으로 변환되어 제시될 때, 각 유형에

따른 목표행동 지속 수 의 차이를 검증하고

자 하 다. 이때 목표 추구 과정은 Etkin(2016)

의 연구를 참고하여 건강 리를 해 하루 동

안 최 한 많이 걷는 것으로 정의하 다. 이

에 따라 본 실험의 종속변인인 목표지향 행

동은 총 걸음 피드백을 받은 후 실제

된 걸음 수의 비율로 측정하 다.

실험 차

본 실험은 첫째 날 오후 12시 30분부터 다

음 날 오 11시 30분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

되었다. 실험의 첫째 날 연구실에 도착한 참

가자들은 본 실험이 국 10개 학에서 참여

하는 국민 건강 증진 로그램 개발의 일환으

로 진행되는 것이며, 약 1,000여명의 참가자들

과 동시에 활동하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참가자들에게 ‘규칙 으로 하루 10,000보

를 걷는 것이 심신 건강에 미치는 정 효

과’에 한 신문 기사를 자세히 읽게 한 후,

건강 리를 해 하루 동안 최 한 많이 걸으

라는 목표를 달하 다.

목표에 한 조작 검을 한 설문을 마친

참가자들은 실험에 한 주의사항을 안내 받

은 후, 스마트밴드를 착용하고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 11시까지 연구실을 떠나 활동을

시작하 다. 활동 참가자들은 연구자의 안

내에 따라 두 차례(오후 5시, 자정 ) 스마트

밴드에 표시되는 QOS( 재까지 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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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연구자의 휴 폰으로 송하 다. 이때,

연구자는 오후 5시까지 된 걸음 수를 기

반으로 독립변수인 사회 비교와 목표

임을 피드백 형태로 제작하여 조건 별로 참가

자의 휴 폰으로 송하 다.

피드백은 스마트밴드와 연동된 스마트폰 건

강 어 리 이션에서 제공되는 것과 유사하게

제작되었으며, 사회 비교(하향 비교 vs. 상향

비교)와 목표 임(to-date vs. to-go)의 조합에

따라 총 네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먼 사회

비교는 피드백 이미지 상단 앙에 치하

다. 하향(상향) 비교의 경우, ‘11월 1일 재

시각을 기 으로 80%의 사람들보다 앞서고(뒤

처지고) 있습니다.’와 같은 메시지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목표 임은 재까지(오후 5

시) 된 걸음 수를 도식화 한 것이며, 피드

백 이미지 앙에 직선 형태로 제시되었다.

를 들어, to-date(to-go) 임은 직선의 양

끝에 각각 ‘0걸음’과 ‘10,000걸음’을 표시하여

목표 추구 과정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 고,

‘0걸음’부터 ‘ 재까지 된 걸음 수’까지

(‘ 재까지 된 걸음 수’부터 ‘10,000걸음’

까지) 두꺼운 선으로 강조하 다. 더불어 직선

아래에 ‘10,000걸음까지 0걸음 걸으셨습니다

(10,000걸음까지 10,000걸음 남았습니다).’와 같

은 설명을 제공하 다. 피드백과 함께 설문

링크를 달하여 피드백에 한 조작 여부를

검하 다. 실험에서 사용한 피드백은 조건

별로 <부록 1>에 첨부하 다.

종속변인인 목표행동 지속 수 은 피드백을

받은 오후 5시부터 자정 까지의 걸음 수(피

드백 수신 후 걸음 수)로 측정하 다. 다음 날

오 11시, 연구실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스마

트밴드 반납 후 스마트밴드 사용 경험에 한

설문을 진행하 다. 설문을 통해 스마트밴드

에 자체 으로 표시되는 QOS를 확인한 빈도

와 QOS의 유용성을 인지한 수 을 측정하여

통제하 다. 설문을 마친 참가자들은 본 연구

의 실제 목 과 개인정보 보호에 한 안내와

함께 일정 수 의 사례비를 받았다.

측정 방법

목표 조작 검

기사를 통해 목표가 잘 조작되었는지

검하기 하여 기사신뢰도, 건강 여도에

한 설문을 진행하 다. 기사신뢰도의 경우,

Ohanian(1990)의 연구에서 사용한 신뢰도 측정

문항을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여 “신

뢰가 간다(trustworthy)”, “믿을 만하다(reliable)”,

“정직하다(honest)”와 같은 3개 문항을 사용하

다. 건강 여도는 Zaichkowsky(1986)의 연구에

서 사용한 여도 측정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구성하 다. 이에 따라 “ 요하

다”, “가치가 있다”, “ 심이 간다”와 같은 3개

문항에 답하도록 하 다. 모든 질문에 한

응답은 7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1 :

그 지 않다-7 : 매우 그 다). 각 변인의

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6과

.86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기사신뢰도의 평균은 5.15(SD =

.98), 건강 여도의 평균은 6.28(SD = .77)로

나타났다. 한 두 변인간의 상 이 유의미하

게 나타나(r = .38, p < .01) 걷는 행동을 통해

건강을 리하는 목표가 비교 정 으로

조작되었다고 단하 다. 실험 집단에 따른

기사신뢰도(F = .004, p = .951)와 건강 여도

(F = 2.949, p = .089)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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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조작 검

피드백으로 제시된 사회 비교와 목표

임에 한 조작 검 역시 설문을 통해 실

시하 다. 먼 피드백 이미지에서 사회 비

교와 목표 임이 치한 곳을 붉은 박스로

표시하여 각각 (A)와 (B)로 명시한 후, 문자로

송한 피드백을 확인하도록 하 다. 사회

비교의 경우, “(A)는 재 내가 이 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보다 80% 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와 같은 문장에 하여 (1) 앞

서고 있다, (2) 뒤처지고 있다 하나를 선택

하여 빈칸을 채우도록 하 다. 따라서 하향

비교 조건에 속한 참가자들은 (1)번, 상향 비

교 조건에 속한 참가자들은 (2)번을 선택할 때

피드백을 정확히 해석했으며, 조작이 성공

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목표 임의 경우, “(B)는 10,000보를

기 으로 내가 에 한 정보를 강조하고

있다”와 같은 문장을 제시한 후, (1) 지 까지

걸어온 걸음 수, (2) 앞으로 걸어야 할 걸음

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 다. 즉 to-date

임 조건에 속한 참가자들은 (1)번, to-go

임 조건에 속한 참가자들은 (2)번을 선택

할 때 피드백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작이 성공

으로 이루진 것을 알 수 있다.

목표행동 지속 수

목표행동 지속 수 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총 걸음 피드백 수신 후 걸음 수의 비

율로 측정되었다. 피드백 수신 후 걸음 수는

총 걸음 수에서 첫째 날 오후 5시까지의 걸음

수를 뺀 값이다. 를 들어, 한 참가자가 첫째

날 오후 5시에 2,700걸음, 자정 10,000걸음

을 연구자에게 문자로 송했다면, 이 참가자

의 총 걸음 수는 10,000걸음이고 피드백 수신

후 걸음 수는 7,300걸음이다. 본 실험에 수집

된 자료를 기 으로 참가자들의 총 걸음 수는

평균 8062.23걸음(최소 3,135걸음-최 26,858

걸음, SD = 3433,72)이고, 피드백 수신 후 걸

음 수는 평균 4721.57걸음(최소 63걸음-최

20,001걸음, SD = 2795.66)이다. 이때 참가자들

이 평소에 걷는 걸음 수 차이를 통제하기

하여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피드백 수신 후

걸음 수 / 총 걸음 수 x 100’로 계산하여 투입

하 다. 이는 총 걸음 수에서 피드백 수신 후

걸음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피

드백 수신 후 7,300걸음을 걸은 참가자의 경

우, 총 걸음의 73%가 피드백 수신 후 된

것으로 계산하여 분석하 다. 이에 따라 총

걸음 수에서 피드백 수신 후 걸음 수가 차지

하는 비율의 평균은 57.87%(최소 1.56%-최

95.82%, SD = 17.07%)로 나타났다.

한편 피드백 수신 걸음 수는 평균

3340.66걸음(최소 209걸음-최 10,021걸음, SD

= 1590.52)이며,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 = 1.842, p = .178).

QOS 확인빈도, QOS 유용성

QOS를 기반으로 제공된 사회 비교와 목

표 임 피드백이 목표행동 지속 수 에 미

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스마트밴드 자

체에서 제공되는 QOS를 확인한 빈도와 QOS

를 유용하게 인지한 수 을 측정하여 통제하

다. QOS 확인빈도를 측정하기 해 필요한

문항은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연구자가 개발

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 다. 를 들어 “나는

스마트밴드에 표시되는 활동량을_______”과

같은 문장의 빈칸을 7 리커트 척도를 사용

하여, 1 ( 확인하지 않았다)부터 7 까지

(자주 확인했다) 답하게 하 다. QOS 유용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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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밴드에 표시되는 활동량은 ”과

같은 문장을 제시한 후, “나의 신체활동량에

한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해 다” 등 총 3문

항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Pettinico & Milne,

2017). 이에 따른 내 신뢰도 계수는 각각 .95

와 .93이었다.

분석 결과, QOS 확인빈도의 평균은 5.62(SD

= 1.23), QOS 유용성의 평균은 4.92(SD =

1.25)로 나타났으며 가설 검증 시 통제되었다.

결 과

피드백 조건에 따른 목표행동 지속 수 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2(사회 비교) x 2(목

표 임) ANCOVA를 실시하 다. QOS 확인

빈도와 QOS 유용성이 공변량으로 투입되었다.

총 걸음 수에서 피드백 수신 후 걸음 수가 차

지하는 비율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목표행동 지속 수 에 미치는 사회

비교와 목표 임의 상호작용이 .05 수 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이 지지되었

다(F = 6.687, p < .05). 자세한 결과는 <표

1>과 <그림 1>에 제시하 다.

구체 인 가설 검증을 해 계획비교

(planned-contrasts)를 수행한 결과, 스마트밴드를

착용하고 생활한 약 하루 동안, 하향 x to-go

임 조건이(M = 62.38, SD = 16.62) 하향

x to-date 임 조건보다(M = 54.85, SD =

17.24) 피드백 수신 후 걸음 수의 비율이 더

높았다(F = 4.201, p < .05). 한 상향 x

to-date 임 조건이(M = 59.75, SD = 14.23)

상향 x to-go 임 조건보다(M = 51.47, SD

= 17.66) 피드백 수신 후 걸음 수의 비율이

더 높았다(F = 4.549, p < .05). 즉 하향 비교

그림 1. 사회 비교와 목표 임에 따른 걸음 수

의 평균값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QOS확인빈도 616.846 1 616.846 2.301

QOS유용성 42.079 1 42.079 .157

사회 비교(A) 265.560 1 265.560 .991

목표 임(B) .044 1 .044 .000

A x B 1792.468 1 1792.468 6.687*

오차 27610.236 103 268.061

체 385920.448 109

p < .05*

표 1. 사회 비교와 목표 임에 따른 목표행동 지속 수 의 ANCOV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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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o-go 임, 상향 비교는 to-date 임과

동시에 피드백으로 제공될 때 목표지향 행

동을 더 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가설 1-1과 1-2가 모두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과 소비자의 계에

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스마트헬스 어

산업의 표 인 제품인 웨어러블 기기가 소

비자의 건강한 삶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 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피드백인 사회 비교와 목표

임을 심으로 건강과 련된 목표행동과

의 계를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즉 사회

비교에 의해 활성화되는 내 동기를 충족

시키고 목표지향 행동을 유지시킬 수 있는

목표 임 형태를 탐색함으로써, 두 피드백

의 상호작용이 소비자의 목표지향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 사회 비교와 목표 임의 상

호작용이 소비자의 목표지향 행동을 지속시

키는 데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자신이 타사용자들보다 건강 리를 한

신체활동 수 이 높다는 하향 비교 피드백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향상 동기가 증가하므로

목표달성 수 과의 불일치를 강조하는 피드백

인 to-go 임을 함께 받는 것이 목표지향

행동에 한 내 동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더

유리하다. 반면 자신이 타사용자들보다 건강

리를 한 신체활동 수 이 낮다는 상향 비

교 피드백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고양 동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목표추구 과정에서 일정 부

분 성취한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목표지

향 행동에 한 내 동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더 효과 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험자들이 실제로 스마

트밴드를 착용하고 건강 리를 해 하루 동

안 최 한 많이 걷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이다. 비록 스마트밴드를 단 하

루 동안 사용한 결과로 수집된 데이터가 실험

이 진행된 특정일의 특정 요소가 혼입될 가능

을 내포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이를 통제하기

한 설계 한 포함하 다. 먼 피험자 모

집 시 연구의 특성상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을 명시

하 고 이에 동의하는 피험자에 한해 연구를

진행하 다. 한 외부 활동을 하기에 비교

춥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실험을 취소하여

실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혼입 요소를

최 한 통제하 다.

이처럼 사물인터넷과 소비자의 에 주목

하여 둘 간의 계를 살펴본 결과, 사물인터

넷 기술을 더 새롭고 신 으로 개발하는 것

만으로는 소비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어

렵다는 을 알 수 있었다. 사물인터넷을 받

아들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웨어

러블 기기의 효용은 건강 리에 효과 일 때

높아질 수 있다(이은지 등, 2017). 재 웨어러

블 기기와 연동된 건강 어 리 이션은 버튼

하나만 르면 간편하게 나의 수행 수 을 남

과 비교할 수 있게 설정되어 있다. 즉 사용자

의 걸음 수를 기 으로 상향 혹은 하향 비교

를 받을 수 있으나 목표 달성 수 의 경우에

는 to-date 임 형태로만 제시되고 있다. 만

약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경험

한 사회 비교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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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감

소된다면(차경진, 이은목, 2015; Tormala &

Petty, 2004), 목표행동을 지속하는 데 효과

일 수 있다. 그러나 자존감이 손상되거나 스

스로에 하여 부정 인 정서를 경험한다면

(Brickman & Bulman, 1977; Morse & Gergen,

1970) 자아의 을 경험하고 목표행동에

한 몰입이 감소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이해한다면 본 연구에서

안으로 제안한 목표 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표 임의 두 하 유형인 to-date

임과 to-go 임은 목표 달성까지의 진

과정을 표상하는데 유용한 정보로써, 사회

비교에 따라 활성화된 내 동기에 향을

미친다. 목표 임은 문자뿐만 아니라 도식

화되어 제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 비교

와 함께 한 조합으로 디자인되어 제시될

경우 유용한 정보로써 소비자의 목표 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밴드가 주로 스

마트폰과 연동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을 미

루어보았을 때, 본 연구의 결과가 스마트헬스

어 산업의 발 방향에 한 작지만 실질

인 도움이 될 가능성을 기 해본다.

한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에서는 스마트밴드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받은

피드백을 SNS(social networking site)로 공유할

경우, 목표행동 지속 수 이 증가하는지 확인

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웨어러블 기기

는 기록된 건강 련 데이터를 손쉽게 SNS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덕분

에 최근 들어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간

혹 헬스 어 리 이션을 통해 공유한 오늘의

운동 기록과 같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이 실제로 사용자의

건강 리에 도움이 되는지 단언하기 어렵다.

SNS가 개인 정보를 공개 으로 드러내고, 타

인과 연결망을 형성하여 소통할 수 있게 해

주는 온라인 랫폼이라는 (Boyd & Ellison,

2008; 우혜진 등, 2017 재인용)은 사물인터넷

기기 사용 동기 하나인 자기표 동기와도

맞물린다. 이은지 등(2017)의 연구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기기 사용자들은 기기를 통해 자

신의 자아를 표 하고 타인과 소통하려는 욕

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 이라는 신 인 개인 특성을 표

하는 것과 동시에 건강 리 이라는 상태 메

시지를 SNS에 업로드함으로써 타인과의 소통

한 가능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SNS에 웨

어러블 기기를 통해 장된 데이터를 공유하

는 행동이 소비자의 목표지향 행동을 지속

하는 데 미치는 향을 확인함으로써 재 스

마트헬스 어 산업이 제공하고 있는 개인 맞

춤형 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해보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정 정서는

내 동기에 의해 수행된 행동에 따르는

표 인 내 보상으로, 목표행동을 지속시키

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Deci & Ryan, 1985;

Berridge, 2000; Bindra, 1974; Wolley & Fishbach,

2016).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피드

백이 사회 비교와 목표 임의 조합으로

목표행동을 지속하는 데 효과 인 외 보상

처럼 작용했다면, 소비자들은 정 인 정서

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자신의

성장과 목표 달성에 효과 일 것이라는 추론

을 하게 됨으로써 행동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

다(Woolley & Fishbach, 2016, 2017). 반 로 사

회 비교와 목표 임의 조합이 목표행동

을 지속하는 데 유용한 외 보상으로 작용하

지 못했다면 행동에 한 즐거움이 감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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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피드백 수령

직후 정 정서를 측정하여 집단 별로 피드

백에 의한 내 동기의 활성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 심리학 에서 사물

인터넷과 소비자의 건강한 삶의 계에 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해 웨어러블 기기를

심으로 소비자가 사물인터넷을 더 정 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질 인 방안을 탐색하 다.

그 결과 웨어러블 기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

양한 유형의 피드백 조합이 소비자의 실제 목

표행동에 미칠 수 있는 향을 소개하 다.

이는 웨어러블 기기로 표되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개인의 건강한 삶, 나아가 사회 체

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체 으로 방안

을 조명하는 데까지 인식의 폭을 넓힌 에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시도가 사물인터넷에

한 편향된 학문 심에 균형을 맞추는 것

과 더불어 양보다 질로써 사물인터넷이 소비

자의 삶을 진정으로 하고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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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Internet of Things:

Wearable device and the effects of

feedback on goal-directed behavior

Jihye Lee Yongjun Sung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With the internet of Things (IoT) changing our lives, a wearable device has been major area of the smart

healthcare industry. With its essential features such as counting steps and calculating calories, a wearable

devi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goal-directed behavior. This study aims at prov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action between social comparison (downward vs. upward) and goal frame (to-date vs. to-go) in terms

of QOS on each goal-directed behavior (walking as much as possible to get healthy). To test the

proposed hypotheses, participants wore smartbands for two days and then received manipulated feedback

based on their real performance. The goal-directed behavior of each participant was measured how much

he walked after the feedback. The results suggest that people walk more when they receive downward

comparison (upward comparison) with to-go frame (to-date frame) feedback than when they receive

downward comparison (upward comparison) with to-date frame (to-go frame) feedback.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 Internet of Things(IoT), Wearable device, social comparison, goal frame, goal-directe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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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비교 x to-date 임 하향비교 x to-go 임

상향비교 x to-date 임 상향비교 x to-go 임

부록 1. 조건별 피드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