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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 및 확산을 위하여, 확장된 기술수용모형과 혁신확산이론의 관점에서 공공도서관

에서 제공하는 AI 도서추천서비스를 이용자가 수용하고자 할 때 이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지된 

유용성은 이용의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매개되어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간접효과분석을 통해 이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인지된 유용성의 선행변수로 적합성, AI에 대한 개인의 인식, 사회적 영향이 

그리고 인지된 용이성의 선행변수로 혁신성, 자기효능감, 디지털리터러시가 검증되었다. 그러나 각 선행변수들의 총효과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혁신성은 이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주며 자기효능감과 디지털리터러시는 이용의도에 직접효과는 없고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의 이중매개효과로만 유의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의사는 이용의도에 직접효과만 있었고 적합성이 이용의도에 영향력이 

가장 큰 외부요인이었다. 이외에도 5가지의 혁신수용자 유형에 따라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인지된 유용성에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고 

초기수용자보다 후기 수용다수자가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유용성을 더 크게 인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AI 도서추천서비스의 개선점과 홍보 및 마케팅전략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시하였고 이에 연구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to use when users want to accept AI book recommendation 

services provided by public libraries from the perspective of an Expa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 for the use and diffusion of AI book recommendation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It was verified that perceived useful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and perceived ease of 

us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through the mediated effect of perceived usefulness. Through 

indirect effect analysis, innovativeness, self-efficiency, and digital literacy were verified as antecedent variables 

of perceived usefulness. Compatibility, individual perception of AI, and social impact were verified as antecedent 

variables of perceived ease of use. However, through total effect analysis, it was found that innovativeness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And the intention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only had a direct 

effect, and self-efficiency and digital literacy had a indirect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Compatibility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the intention to use. In addition, it was verifi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usefulness of the AI book recommendations according to the category of innovation adopters, and late 

majority recognized the usefulness of the AI book recommendations more than the early adopter.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briefly presented the improvements of the AI book recommendations and the basic 

direction of promotion and marketing strategies, and this is meaning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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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다량의 서지 

증가와 갱신은 사람들이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게 되었고 단순히 탐색엔진만으

로는 이용자들의 섬세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

려워졌다. 그러므로 도서에 대한 지능적인 추

천의 실현은 도서관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

다(Pang, 2021). 이런 정보환경을 반영하여 최

근 공공도서관에서도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AI) 도서추천이 가능한 키오스크를 설치하거

나 자관의 홈페이지 상에서 인공지능 도서추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AI 도서추천서비스는 도

서추천 키오스크나 홈페이지 상에서 이용자의 

연령, 성별, 직업, 관심사, 취미, 심리상태 등을 

입력하면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그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며(곽우정, 노영

희, 2021),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기반 

이용자 맞춤형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이용

자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무인대출반납(49%), 

도서검색 및 요약서비스(25%), 도서추천 키오

스크(11%), 챗봇(6%) 순으로 조사되었고 인

공지능기술이 도서관에 일부 적용되고 있으

나 대중화 수준까지는 많은 연구와 인프라 지

원 및 정책개발 등이 필요하다(석광희, 2023). 

이렇게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기술 중

에서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자 활용도가 상

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이 서비스가 대중화되려

면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I 도서추천서비스의 도

입단계에서 서비스의 이용과 확산을 위하여 이

용자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

지 분석하고자 확장된 기술수용모형(ETAM: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을 적용하였다. 왜냐하면 기술수용의 판단근거

로 이성적인 측면 이외에도 사용자의 감성이나 

정서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결정되

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확장연구가 

필요하다(Agarwal & Karahanna, 2000). 따

라서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을 적용한 AI 기반 

서비스의 수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외부요인을 이용자 개인적 특성인 혁신성, 

적합성, 자기효능감, 디지털리터리시, AI에 대

한 인식과 개인정보 제공의사, 그리고 개인이 

구전추천 등의 사회적 영향을 받는 정도로 설

정하여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의 관점으로 알아

보고자 한다. 이외에도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

차원의 혁신채택과 사회차원의 혁신확산을 위

한 이론적 분석의 틀로 활용되는 혁신확산이론

에서 제시한 혁신수용자의 범주에 따라 공공도

서관의 이용자들을 분류하고 이 이용자들의 혁

신채택 속도에 따른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

용의도, 인지된 유용성, 그리고 인지된 용이성

의 차이를 각각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

구는 확장된 기술수용모형과 혁신확산이론의 

관점에서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AI 도서추

천서비스를 이용자가 수용하고자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함께 본 서비스의 개선점 그리

고 홍보 및 마케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으

로써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과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상술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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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질문을 설정하였다. 

∙RQ1. 공공도서관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RQ2.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크기는 어떠한가?

∙RQ3. 혁신수용자의 범주에 따른 이용자유

형별로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의도, 인

지된 유용성, 그리고 인지된 용이성 각각

에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인공지능기술과 도서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빅데이

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기술혁신으로 인해 도서관

에서도 정보제공과 서비스 형태의 변화가 시작

되고 있다. 이에 김지현(2020)은 북미지역 대

학도서관의 IT전문가들과의 심층인터뷰를 수

행하였고 이들이 인공지능시스템에 기반한 정

보접근과 검색의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 

대학 내 인공지능연구소와의 협업하며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한 향후에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변화를 예견

하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사서 재교육의 

필요성, 도서관 내에 인공지능연구소의 건립,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품질에 대한 이슈들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석광희(2023)는 도서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기술은 빅데이터와 인

공지능이며, 빅데이터는 도서관 사서 업무지원

과 정보․분석 및 공유서비스에 그리고 인공지

능은 스마트 서가, 스마트 로봇, 챗봇, 온라인 

배달 및 알림 서비스 등이 주요 영역별 적용기

술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무인대출반납시스템, 도

서검색 및 요약 서비스, AI 도서추천서비스와 

챗봇 서비스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곽우정과 노영희(2021)는 최근까

지 도서관에 인공지능이 다양하게 활용되거나,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지는 않았고 관련하여 수

행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도서관에 

딥러닝, 자연어처리 등 인공지능기술의 투입을 

통해 자동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참고정보서비

스를 운영하며, 빅데이터 기반 AI 도서추천, 자

동 도서점검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업무 활용도

를 높이며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고 했다. 이외에도 도서관의 인공지

능기술 도입에 관한 해외연구로 Abba(2024)

는 아프리카의 몇몇 대학도서관만이 Chatbot, 

ChatGPT, LibKey from ThirdIron, robots, 

RFID기술과 같은 AI 기술을 수용하였고 주로 

도서관서비스를 차별화시키는데 사용되었다

고 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참고질의에 대한 해

답제공, 도서관자료에 대한 목록정보와 자가대

출서비스의 지식기반으로 활용하고, 도서관의 

마케팅도구로 그리고 도서관자료에 대한 통계

적 평가와 추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

였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인공지능기술은 도입 초

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한 연구 또한 주로 

인공지능기술 도입으로 인한 사서의 역할변화

나 사서의 기술수용의도, 그리고 도서관 서비

스를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향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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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도서관서비스의 수용을 위한 연구는 찾

아보기 어려웠다. 이렇게 도입초기인 인공지능

기술 기반 도서관서비스의 이용과 확산을 위해

서는 이제 서비스의 이용주체자인 이용자 관점

에서의 연구 또한 필요하다.

2.2 공공도서관의 인공지능(AI) 도서추천서비스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이용자들에게 도서추

천서비스를 독자 대상별, 상황별 등의 추천도

서목록의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사서가 주제를 

선정하여 독자와 책을 연결해주는 서평이 포함

된 북큐레이션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서추천은 전문가적 분석을 통해 좋은 

책을 시민에게 추천하는 것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사서들이 그 전문성을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와 교양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

다. 그러나 추천도서를 선정함에 있어 도서관

의 사서가 이용자 개개인의 독서취향, 독서수

준과 반응 등을 고려하여 추천도서를 선정하기

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도서추천서비스의 현실적인 어려움

을 보완하여 최근에 일부 공공도서관에서도 이

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로써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기술(AI)을 활용한 도서추천서비스를 제

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AI 도서추천서비스

는 도서관내에서 키오스크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이용자가 자신의 연령, 성별, 직

업, 관심사, 심리상태, 취미 등을 입력하면 AI

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그에 맞는 도서를 추천

해주는 서비스이다(곽우정, 노영희, 2021). 이

러한 AI 도서추천서비스는 도서관 이용자들에

게 개인별 맞춤책을 실시간으로 추천해주고 해

당 책의 상세정보와 위치 그리고 대출까지 안

내하도록 제안되었다. 물론 국내에서는 국가도

서관과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독서

취향에 따라 도서를 추천하는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정보탐색시간을 

줄이고 소장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시하는 등

의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추천시스템을 도

서관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고(홍연경 

외, 2021), 해외에서는 도서관 이용자 맞춤형서

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이용자 프로파일링과 AI 

도서추천시스템의 딥러닝 기반 도서추천 알고

리즘을 설계하거나(Yang, 2022), 도서관 이용

자의 독서흥미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

하여 이용자의 관심모형을 구축하고 갱신하며 

이용자의 독서흥미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는 방

법을 연구하였고(Sun, 2020), 도서관 소장도서

에 대한 지능적인 추천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사용하여 유사한 이용

자 클러스터의 도서평가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이용자 각각의 도서평가를 예측하여 추천의 결

과를 제시하는 AI 도서추천시스템을 설계하는 

등(Pang, 2021), 주로 시스템적인 측면의 연구

가 수행되었다. 아직까지 국내외 도서관에서 인

공지능기술을 적용한 도서추천시스템이나 서비

스의 이용측면에서의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

려웠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탐색과정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초기에서 이용

자 개인맞춤형 서비스로써 도서추천서비스 수

용의 유용성과 확산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공공도서관의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한 이용

자의 수용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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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확장된 기술수용모형(ETAM: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본 연구에서는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용의사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의 틀

로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따

라서 먼저 기술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 모형은 새로운 기술을 개인이 수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들을 밝히는데 

용이하며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 기초한다(Davis, 1989). 이 합리적 행위

이론은 특정 인간의 행동은 행동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 행위의도에 의해 결정된

다는 것이다(Fishbein & Ajzen, 1975). 그리고 

Davis(1989)는 자기효능감이론(Self-Efficiency 

Theory)과 혁신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

에 기초하여 새로운 기술수용의 결정요인으로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

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제시하였

다. 이 모형에서 인지된 유용성의 개념은 특정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작업 생산성과 효율성의 

향상 그리고 시간과 경제적 이익을 지각하는 정

도이다. 그리고 인지된 용이성은 해당 기술을 

사용자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Davis et al., 1989). 

이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수용모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되며 모형의 확장 및 변

형의 과정을 거쳤다. 무엇보다도 기술수용모형

은 정보기술의 수용과정을 이용자의 관점에서 

잘 설명하는 모형이며 그동안 정보기술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의 검증을 거쳐 타당성을 확보함

으로써 여러 정보기술 수용이론의 기본이론이 

되었다(김연례, 홍현진, 2006). 이렇게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으로 이용의도를 예측

하는 과정은 기술의 종류나 특성과 상관없이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는 점이 검증되었지만 이 

이론적 틀의 단순성으로 인해 신기술의 특징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기

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외부요인을 포함

한 새로운 기술수용모형이 제시되었고 이 모형

은 새로운 외부변인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의 선행변수임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

다(Venkatesh & Davis, 2000). 그리고 추가

적인 외부변인의 포함을 통계적 검증에 허용함

으로써 수용자의 수용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한다는 점이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한명성, 2021). 이렇게 인

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 이외에 기술수용

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변인들을 추가하여 기술

수용의 예측력 향상을 목적으로 확장된 기술수

용모형(ETAM)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AI 기술을 활용한 도서추천은 아

니지만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을 활용하여 김성

훈 외(2022)는 인공지능 주제 분야에 특화된 

디지털 교육콘텐츠의 추천서비스에 대한 이용

자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였

다. 인지된 유용성의 선행변수는 과제적합성, 사

회적 영향력, 콘텐츠 품질이며 인지된 용이성의 

선행변수로는 시스템품질, 자기효능감이 검증

되었다. 이외에도 Ni와 Cheng(2023)은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을 적용하여 중학생의 영어학습에 

지능형 수업시스템(ITS, Intelligent Tutoring 

Systems)의 실제 이용과 지속적인 이용의도를 

예측하였다. 이 연구에서 ITS에 대한 인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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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과 용이한 학습조건이 ITS의 이용의도에 유

의하며 실제 이용에 긍정적으로 연관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ETAM를 적용한 인

공지능이라는 주제 분야,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서비스의 수용연구들이 소수이며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대

한 이용의도를 분석한 연구나 특히 AI 기반 도

서추천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도입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확장된 기술수용

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도서관에 도입되지 

않은 AI 기반 서비스까지 확장하여 고찰하였

다. 이러한 AI 기반 서비스의 사용의도에 미치

는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로, Mandral과 

Gupta(2022)는 ETAM을 적용하여 인공지능 

자문서비스의 인지된 유용성에 대한 선행변수

인 AI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인공지능 자문서

비스의 이용의도에 유의하고, 이 서비스에 대

한 신뢰에 투자자의 주관적인 규범이 영향요인

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한명성(2021)

은 정부의 AI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사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ETAM을 활

용하여 다중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부

트스트래핑 분석을 시행하였고 외부변인으로 개

인정보 공개의사와 초연결사회에 대한 기대를 

설정하였다. 검증결과로, 서비스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이 이용의도에 유의했

고, 이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은 모두 

개인정보 공개의사와 초연결사회에 대한 기대 

각각을 매개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개인정보 공개에 적극적일수록, 

초연결사회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정부의 AI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았다. 그리고 장

창기와 성욱준(2022)은 확장된 기술수용모형

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에 관한 개인의 인식과 디

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리

터러시 수준이 인공지능 기반 공공민원서비스

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 연구모형에서는 독립변수를 AI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디지털리터러시 수준 이 두 

가지로 설정하였고 매개변수로 인지된 유용성

과 인지된 용이성 이외에 프라이버시 염려를 추

가하여 인공지능 기반 공공민원서비스의 이용

의도를 측정하였다. 가설 검증결과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은 AI에 대한 개인적 

인식과 디지털리터러시 수준을 각각 매개하여 

이용의도에 유의하였으며 프라이버시 염려는 

이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디지털리터러시 수준이 AI에 대

한 개인적 인식보다 이용의도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

로 김배성(2019)은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을 활

용하여 AI스피커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연구하였고 외부변인으로 자기효능감, 혁

신성, 적합성, 사회적 동조, 사회적 이미지, 즐거

움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결과로,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인지된 용이성의 선행변수는 자기

효능감, 사회적 동조이며, 인지된 유용성의 선

행변수는 적합성, 사회적 이미지였다. 즐거움은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하지 않

았고 경로분석에서 혁신성은 사용의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해 보면, 상기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을 활

용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AI 기반 서비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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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변인은 AI 

서비스에 대한 신뢰, 개인정보 제공의사, 초연

결사회에 대한 기대, 인공지능에 대한 개인의 

인식, 디지털리터러시 수준, 자기효능감, 혁신

성, 적합성, 사회적 동조와 사회적 이미지이며 

이 외부변인들이 인지된 유용성이나 인지된 용

이성의 선행변수임이 검증되었다. 

2.4 혁신확산이론

혁신(innovation)은 사물, 생각, 진행상황 및 

서비스에서의 점진적인 또는 급진적인 변화를 

일컫는 말이며 사업, 기술, 사회학, 엔지니어링 

및 경제학의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화두이

다(McKeown, 2008). 물론 문헌정보학의 연구

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이러한 혁신

의 수용 및 확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Rogers의 

혁신확산이론이 신뢰할 만한 분석의 틀로 고려

되어 왔다(Venkatesh et al., 2003). 또한 혁신

확산이론에는 혁신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기초

하여 혁신수용의 속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혁신 

수용자의 범주별 분류가 제시되어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은 이 기

술에 대한 사전 지식 및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ogers, 1995). 

이렇게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 

Rogers의 혁신확산이론의 혁신수용자 범주는 

혁신자(innovator), 초기수용자(early adopter), 

조기 수용다수자(early majority), 후기 수용다

수자(late majority), 지각수용자(Laggards) 이 

5가지로 분류되며 혁신에 대한 개인적 인식과 

혁신자 범주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혁신자는 

혁신을 맨 처음 수용한 사람이고 초기수용자는 

혁신을 서둘러 수용하지는 않고 그 가치를 결

정한 이후에만 혁신을 수용하고 평가하는 유행

을 선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조기 수용다수

자는 혁신의 가치가 확립되면 초기수용자를 따

라서 수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며 후기 수용다

수자는 혁신에 대하여 회의적이며 평균보다 늦

게 혁신을 수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고 지각수

용자는 전통주의자로서 적극적으로 혁신에 대

해 저항하는 사람이다(Rogers, 2003). 이러한 

혁신수용자의 범주가 혁신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하여 Lund 

et al.(2020)은 도서관, 정보기관, 그리고 인공

지능기술과 관련된 것은 특히 찾아보기가 어려

움을 제시하며 혁신자, 초기수용자, 조기 수용

다수자, 후기 수용다수자, 지각수용자와 같은 

혁신수용자로서 대학도서관 사서의 유형을 조

사하여, Rogers의 혁신확산이론에서 명시된 혁

신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기술(AI)을 수용하는 

것과 대중의 인식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처

럼 사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 이외에 아직은 도

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서비스의 수

용을 위한 이용의도나 혁신수용자의 범주에 관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외에도 배재권

(2018)은 혁신저항이 클수록 채택의 시기가 늦

어지며 혁신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고 했다. 따라서 혁신수용의 속도가 혁신 수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혁신수용자 유형에 따른 공공도서관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의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용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지된 

유용성의 차이와 인지된 용이성의 차이도 함께 

분석하면, 이용의도에 영향 미치는 외부요인과 

더불어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자 수용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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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하는 마케팅 전략수

립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공공도

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그리

고 인공지능(AI) 도서추천서비스의 개념과 필

요성을 알아보고,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한 이

용자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

석하는 틀로써 확장된 기술수용모형(ETAM)

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AI 기반 서비스의 이용

자 수용과 확산의 측면에서 이론적 고찰을 하

였으며, 그 결과로 확장된 기술수용모형과 혁

신확산이론을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의 AI 도서

추천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용과 확산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을 적

용한 AI 기반 서비스의 선행연구에서 채택된 다

양한 외부변인들을 탐색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7개 외부변인(혁신성, 적합성, 자기효능감, 디지

털리터러시, AI에 대한 개인의 인식, 개인정보

제공의사, 사회적 영향)을 선별하였다. 상기 7

개 외부변인들 이외에도 혁신수용자의 혁신채

택 속도에 따른 이용의도, 인지된 유용성 그리

고 인지된 용이성의 차이를 각각 파악하고자 

혁신확산이론에서 제시한 혁신수용자의 범주

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을 위하여 양적 연구방법

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24년 9월 21일∼ 

2024년 9월 30일(10일간)동안 만19세 이상의 

성인이용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구립도서관의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한 인식을 

리커트척도(5간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했고 무

작위추출법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설

문조사할 도서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25

개 자치구의 구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도서관 통합홈페이지와 전화문의를 통해 AI 도

서추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수를 조

사했다. 조사결과로 2024년 9월 기준으로 서울

시 8개 자치구 총 60개 공공도서관에서 AI 도서

추천을 서비스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설문조

사는 4개 자치구 총 5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계분석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을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수집된 

설문지는 총 202부이며 이를 분석대상으로 하

였다. 설문문항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7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분석을 통해 변

수들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7개 외부변인들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 각각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모형

은 다중매개모형이므로 독립변수들에 대한 ‘인

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의 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v.4.2의 

6번 모형으로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사용하여 

95%의 신뢰구간에서 5,000번 반복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Process macro

는 독립변수(X변수)를 1개만 투입 가능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중 X변수가 투입된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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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경우, 모든 k개의 X변수들의 직접효과

와 간접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한 번에 하나

의 X변수만 투입하고 나머지 k-1개의 X변수

들은 공변량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

를 k번 실행하며, 실행할 때마다 X로 지정된 

변수의 간접효과와 직접효과가 산출된다. 이렇

게 산출된 모든 회귀계수와 직접효과 및 간접

효과들은 SEM을 이용하여 동시에 분석한 결

과와 동일하다(이형권, 2024).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모든 7개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와 직

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추정하기 위하

여 한 번에 하나의 독립변수만 투입하고 나머

지 6개 독립변수는 공변량으로 투입하며, 두개

의 매개변수(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는 한꺼

번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7번 실행

하여 산출하였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독립변

수들에 대한 매개변수들의 간접효과를 분석하

기 위하여 활용한 SPSS Process macro의 4번 

모형과 6번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프로세스 매크로(Process Macro)는 Andrew F. 

Hayes가 제안한 방식이며 부트스트래핑을 활

용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단일 및 다중 매개모형(병렬 및 직렬)에서 직․

간접효과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Hayes et al., 

2017). 이렇게 직․간접효과를 추정하는 모형으로 

92개의 템플릿이 제시되어 있으며 현재 Process 

macro v.4.2까지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모형 4를 적용하여 가설17인 인지된 용이성

과 이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인지된 유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본 연구의 확장된 기

술모형에 적합한 6번 모형을 적용하여 7개 개

인적인 특성들(독립변수)이 인지된 용이성, 인

지된 유용성 이 2개 매개변수에 매개되어 이용

의도(종속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총효과

를 분석하였다. 각 모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의 모형 4번은 단순매개모형이며 

독립변수(X)가 매개변수(Mi)를 통해 Y에 미

치는 간접효과인 aibi와 X가 Y에 미치는 직접

효과인 C΄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2>

의 모형 6번은 다중매개모형이며 매개변수

(M1, M2)가 2개로 구성된 병렬다중매개모형

과 직렬다중매개모형이 결합된 모형이다. 이 

모형을 적용하면 X가 Mi를 통해 Y에 미치는 

간접효과인 aibi, X가 M1과 M2를 통해 연속적

으로 Y에 미치는 간접효과인 a1d21b2와 X가 

<그림 1> Process Macro Model 4 

(Hayes, 2021) 

<그림 2> Process Macro Model 6 

(Haye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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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에 미치는 직접효과인 C΄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효과분석을 통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의 선행변인(외부변인)들을 밝

히고, 이 선행변인들의 영향력 크기(총효과)를 

측정하여 순위를 파악함으로써 AI 도서추천서

비스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외

부요인과 가장 낮은 외부요인을 파악하였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혁신수용자의 범주에 따

라 분류한 5가지 이용자유형에 따른 AI 도서추

천서비스의 이용의도,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

의 차이를 각각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

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정을 수행

하였다. 

3.2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7개의 외부변인인 혁신성, 적합성, 

자기효능감, 디지털리터러시, AI에 대한 개인의 

인식, 개인정보 공개의사, 사회적 영향을 독립

변수로 삼고,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

변수인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고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모형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ETAM을 적용하며, TAM에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검증되었다(Davis, 

1989). 따라서 종속변수인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

이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모형의 외부

변인으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관한 선행연구의 외부변인들을 설정하였다. 그

러나 선행연구의 외부변인들 중에 ‘초연결사회

에 대한 기대’라는 외부변인은 인터넷을 통한 연

결이 개인 간의 결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 등

을 설명하므로 본 연구대상인 AI 도서추천서비

스의 특성과 맞지 않아 제외하였다. 그리고 외부

변인 사회적 동조와 사회적 이미지를 합하여 ‘사

회적 영향’으로 설정하였으며 ‘AI 서비스에 대

한 신뢰’는 적합성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제외하

였으며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3.3.1 독립변수

(1) 혁신성

본 연구에서 혁신성(innovativeness)은 개인

의 혁신성향을 의미하며, Rogers(2003)는 혁신

성을 개인이 사회에서 다른 구성원보다 먼저 새

로운 것을 수용하고 채택하는 정도로 정의하였

고, Agarwal & Prasad(1998)는 정보기술영역

에서 인지된 혁신성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시험 

사용해 보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정도로 정의하

였다. 이러한 개인의 혁신성은 혁신 확산 및 기

술 수용 연구에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전형적인 개인의 특성 변수이며 다양한 측면에

서 혁신의 확산 및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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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참고문헌

독립

변수

혁신성
이용자가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서비스를 시범 사용해 보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정도

Rogers(2003), 이문봉(2012), 

Agarwal & Prasad(1998)

적합성
AI도서추천서비스가 이용자 자신의 가치관과 필요에 부합한

다고 인지하는 정도

Rogers(2003), 김배성(2019), 

Qazi et al.(2018)

자기효능감 AI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능력에 대한 이용자의 자신감정도 Bandura(1982), 김배성(2019)

디지털리터러시
디지털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용자의 

디지털리터러시 수준으로 측정

Gilster(1997), 

Eshet-Alkalai(2004)

AI에 대한 

개인의 인식

인공지능기술의 편리성에 관한 개인의 인식으로 정의하며 

AI 기술의 활용이 이용자의 일상생활과 업무환경 등에서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측정

Yun(2018), 

박정훈과 신정희(2010)

개인정보 

제공의사

AI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성별, 연령, 취미, 관심사, 

학력과 어학수준 등의 교육훈련수준, 직업이나 직군 등의 

사회경력정보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사정도

Culnan & Armstrong(1999), 

한명성(2021)

사회적 영향
어떠한 정보기술이나 서비스의 이용에 대하여 타인이나 사회

로부터 개인이 받는 영향정도

Rogers(1995), Venkatesh et al.(2003), 

이웅규(2007)

매개

변수

인지된 유용성

AI도서추천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읽기 원하는 도서의 

탐색작업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탐색결과가 향상될 

것이라는 믿음정도

Davis(1989), Venkatesh et al.(2003), 

Davis et al.(1989)

인지된 용이성
AI도서추천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도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Davis(1989), Venkatesh et al.(2003), 

Davis et al.(1989)

종속

변수
이용의도 AI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정도 Venkatesh & Davis(2000)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이문봉, 2012). 이외에도 혁신성에 대해 김배

성(2019)은 사용자가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상

품의 수용에 도전하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인지된 

유용성에 매개되어 서비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검증하였으며, 김성훈 외(2022)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혁신성은 이용자가 새로운 정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범 사용해 보고자 하는 자

발적인 의지이며 의지정도로 측정한다.

(2) 적합성

적합성(compatibility)은 혁신이 혁신수용자

가 지니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 과거의 경험, 그

리고 필요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지되는 정도이

다(Rogers, 2003). 혁신이 이용자의 요구와 가

치에 적합할수록 이용자가 혁신을 수용하는 것

에 더 많은 변화가 생긴다(Qazi et al., 2018). 

이에 대하여 김배성(2019)은 적합성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자신과의 적합성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합성은 AI 도서추천서

비스가 이용자 자신의 가치관과 필요에 부합한

다고 인지하는 것이며 인지정도로 측정한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효과적으로 과

업을 수행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과업에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며, 인식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

다(Bandura, 1982). 이러한 자기효능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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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김배성(2019)은 미디어 사용에 있어 스스로

에 대한 믿음으로 미디어 (AI스피커) 활용능력

에 대한 자기평가 혹은 자신감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자기효능감을 AI 도서추천

서비스의 이용능력에 대한 이용자의 자신감이

며 자신감정도로 측정한다.

(4) 디지털리터러시 

디지털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사고와 역

량을 뜻하며, 인쇄매체와 같은 전통적인 정보

전달 수단과 다른 혁신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기술적인 영역에 초점을 둔다(Bawden, 2001). 

이러한 디지털리터러시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으로써 디지털시대의 생존을 위한 필수 기술이

다(Gilster, 1997; Eshet-Alkalai, 2004). 따라

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기술적 역량의 차이가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차이를 

만들며,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 서비스

의 활용 가능성도 커진다(Lutz, 2019). 이에 장

창기와 성욱준(2022)은 사용자의 디지털리터

러시 수준이 인공지능 기반 공공민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디지털리터러시는 PC나 

모바일을 사용하여 디지털정보를 이해하고 활

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능력으로 정의하며 이

용자의 디지털리터러시 수준으로 측정한다. 

(5) AI에 대한 개인의 인식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편리성에 관한 인식은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

여지며 공공서비스에의 도입과 확산에 긍정적

으로 작용하고 있다(Yun, 2018). 즉,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부정적 영향보다는 개인이 인식하

는 혜택에 관한 긍정적 인식이 더 큰 영향을 나

타내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정훈, 신정희,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개

인의 인식은 인공지능기술의 편리성에 관한 개

인의 인식으로 정의하며 AI 기술의 활용이 이

용자의 일상생활과 업무환경 등에서 편리할 것

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측정한다. 

(6) 개인정보 제공의사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적

절하게 통제될 것이라는 개인의 신뢰나 신념이 

정보노출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켜서 자신의 사

적정보를 제공할 의사를 증가시키며 이러한 개

인정보 제공의사는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의도를 

강화한다고 한다(Culnan & Armstrong, 1999). 

또한 보편적인 분야에서 AI 기반 서비스가 제공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제공의사가 높은 국민이 AI 기반 서비스 사용의

향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한명성, 2021). 이

러한 맥락에서 AI 도서추천서비스 또한 이용자

의 개인정보(연령대, 성별, 취미, 관심사 등) 입

력이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이며 선행연구에 근

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개인정보 제공의사가 높

을수록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의사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외부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개인정보 제공의사는 AI 도서

추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취미, 

관심사, 학력과 직업군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

공할 의사로 정의하며 의사정도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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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적 영향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은 사회적 관

계 속에서 상호간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주고

받는 정도이다(Rogers, 1995). 합리적 행동이

론에서의 사회적 영향은 개인은 사회에 속해 

있으며, 개인의 행위나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의

견을 개인이 인지하는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나 대중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으며, 이러한 사회적 관

계에서 얻은 정보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이웅규, 2007). 또한 Venkatesh et al. 

(2003)은 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연구에서 성별

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영

향은 여성이고, 나이도 적고, 경험이 적고 강제

적으로 사용할수록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사회적 영향은 개인이 어떠한 정보기술이나 

서비스의 이용에 대하여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받는 영향이며 영향 받는 정도로 측정한다. 

3.3.2 매개변수

기술수용모델에는 기술의 수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두 개의 주요한 개념으로 인지된 유

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제시되어 있다. 이 두 

개념은 혁신성,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외부변

수의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특정 시스템이나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Davis & 

Venkatesh, 1996). 

(1)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유용성은 특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신

의 작업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믿는 정도로써 성

과에 대한 기대(performance expectancy)를 의

미하며(Davis, 1989; Venkatesh et al., 2003), 

해당 기술은 생산성 및 효율성의 향상과 관련

이 있으며 시간․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개념

이다(Davis et al.,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지된 유용성은 AI 도서추천서비스를 이용하

면 자신이 읽고 싶은 도서의 탐색작업이 빠르

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유용할 것이라는 믿음

이며 믿음정도로 측정한다.

(2)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용이성은 특정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정도로서 노력에 

대한 기대(effort expectancy)를 의미하며, 해

당 기술이나 서비스를 사용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편리하게 혹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Davis, 1989; Venkatesh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지된 용이성

은 AI 도서추천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노

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

이며 믿는 정도로 측정한다. 

3.3.3 종속변수: 이용의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용의향이 있다는 것은 

이를 실제로 사용할 것임을 예측하는 주요 요

인이 된다(Venkatesh & Davis, 2000). 왜냐

하면 이러한 사용 의도가 있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수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이용의도는 특정 기술

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이용의

향을 묻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AI 도서추천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로 정의하며 이용의사, 

재이용의사 및 구전추천 의사정도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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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가설의 설정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은 기술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개 변수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제시되어 있고, 설정된 외부

변인이 이 두 개 변수의 선행변수임을 밝혀내

는 것이 핵심이다(Venkatesh & Davis,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표 2>와 같

이 설정하였다. 이외에도 연구질문 3. 혁신수

용자의 범주를 기준으로 분류한 이용자유형

에 따라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의도, 인

지된 유용성과 용이성 각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설을 추가하

였다.

3.5 설문문항과 구성 

3.5.1 혁신수용자의 범주에 관한 설문문항

설문조사를 통해 Rogers(1995)가 제안한 혁

신수용자의 범주에 따라 응답자를 <표 3>과 같

이 설문하여 해당되는 하나의 범주로만 분류하

였고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3.5.2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자 수용에 

관한 설문문항

설문문항은 외부변인으로서 이용자의 개인

적 특성변인 7개와 매개변인 2개, 종속변인 1개

로 변인 당 4개문항 총 44개문항으로 구성되며 

리커트 5간척도를 사용하였고 <표 4>와 같다.

번호 연구가설

H1 이용자의 혁신성이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적합성에 대한 이용자 인식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효능감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이용자의 디지털리터러시 수준이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AI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이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AI 도서추천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의사가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이용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이용자의 혁신성이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해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적합성에 대한 이용자 인식이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효능감이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이용자의 디지털리터러시 수준이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해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AI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이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해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AI 도서추천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의사가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이용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해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해 인지된 유용성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6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해 인지된 용이성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7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해 인지된 용이성과 이용의도 간의 관계에 인지된 유용성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H18 혁신수용자의 유형별로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9 혁신수용자의 유형별로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인지된 유용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0 혁신수용자의 유형별로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인지된 용이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2> 연구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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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혁신수용자 범주 설문내용

1 혁신자 나는 새로운 제품, 정보나 서비스가 출시되면 맨 처음에 사용하는 편이다

2 초기수용자
나는 새로운 제품, 정보나 서비스가 출시되면 서둘러 수용하지 않고 가치를 결정한 후에 사용하는 

편이다

3 조기 수용다수자
나는 새로운 제품, 정보나 서비스가 출시되면 그 가치가 확립된 이후에 얼리 어댑터(초기수용자)

를 따라 사용하는 편이다

4 후기 수용다수자 나는 새로운 제품, 정보나 서비스에 대하여 회의적이며 남들보다 늦게 수용하는 편이다

5 지각수용자 나는 새로운 제품, 정보나 서비스에 대하여 저항하며 사용이 매우 늦은 편이다

<표 3> 혁신수용자의 범주에 대한 설문문항

변수명 번호 설문내용

혁신성

1-1 나는 새로운 정보기술, 아이디어나 서비스를 빨리 수용하는 편임

1-2 나는 새로운 정보기술, 아이디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사용해보는 편임

1-3 나는 새로운 정보기술, 아이디어나 서비스를 시범사용해 보는 것을 좋아함

1-4 나는 새로운 정보기술, 아이디어나 서비스가 출시되면 관련정보를 찾아봄

적합성

2-1 AI가 추천하는 도서는 나의 필요에 부합함

2-2 AI도서추천서비스는 내가 읽고 싶은 도서를 탐색하는데 필요함

2-3 AI도서추천서비스는 내가 읽고 싶은 도서를 선택하는데 필요함

2-4 AI도서추천서비스는 내가 선호하는 도서탐색 방법임

자기

효능감

3-1 나는 AI 도서추천서비스를 주변의 도움 없이 이용 가능함

3-2 나는 AI 도서추천서비스를 통해 읽고 싶은 도서를 찾는데 자신 있음

3-3 나는 AI 도서추천서비스 이용 시 제시되는 용어를 이해하는데 자신 있음

3-4 나는 AI 도서추천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자신감 있음

디지털

리터러시

4-1 나는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음식점, 날씨, 교통 등)에 필요한 정보획득이 가능함

4-2 나는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업무(업무정보획득,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정보획득이 가능함

4-3
나는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인터넷 쇼핑과 뱅킹, 예매, 예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4-4
나는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여가선용(음악, 동영상, 페이스북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AI에 대한

개인의 인식

5-1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나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질 것임

5-2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나의 업무처리가 편리해질 것임

5-3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나의 도서관 이용이 편리해 질 것임

5-4 인공지능(AI)의 편리성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개인정보 

제공의사

6-1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나의 관심사, 독서취향 등 사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6-2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연령, 성별, 취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6-3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학력수준, 어학수준 등 교육훈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6-4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직업이나 직군 등 사회경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사회적

영향

7-1 나는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새로운 정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임

7-2 나의 주변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나도 이용하고 싶어짐

7-3 내 주변사람들은 나에게 새로운 정보나 서비스의 이용을 권하는 편임

7-4 새로운 정보나 서비스에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나의 이용의사에 영향을 줌

<표 4> 설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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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설문조사의 결과

4.1.1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혁신수용자 유형분류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표 5>와 같이 조사하였다. 

응답자 중에 과반수이상이 여성(88.1%)과 미

혼자(54.4%)로, 연령대는 20대와 40대(66.8%)

였고 대졸(75.8%), 회사원(40.6%)이며 도서

관 이용기간은 4∼8년(26.7%), 연간독서량은 

6∼9권(27.2%)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혁신수

용자의 범주에 따라 설문응답자들을 <표 6>와 

같이 분류하였다. 

 

4.1.2 설문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통요인들의 추출과 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분석하고 종속변

수를 따로 분석하였다. Varimax 직교 회전방

식에 의한 주성분 분석으로 실시했고 이렇게 

따로 분석한 요인분석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44개 설문문항 중에 1개 문항이 개인정보 제공

의사요인으로 묶이는데 탈락되었지만, 혁신성, 

적합성, 자기효능감, 디지털리터러시, AI에 대

한 개인적 인식, 개인정보 제공의사, 사회적 영

향,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이용의도가 

모두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요인적재치는 모두 

.702이상이며 공통성도 모두 .604이상으로 나타

났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요인분석, 종속변

수의 요인분석 모두 KMO는 .824이상이며 구형

성 검정은 p<.001, 설명된 총분산은 79.69%이상 

이고, 각 요인별 Cronbach’s α >.913이다. 따라

서 설문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4.1.3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기술통계분석의 결과로, 유효 응답자수는 202

이고 응답 대부분이 중간 이상의 평균을 기록

하며, 분석된 왜도 계산값이 ‘0’ 보다 작아 음의 

왜도이고 -1.4과 +.07 사이 값을 가져 절대값이 

작으므로 비대칭의 정도도 작다. 첨도도 1.0을 

기준으로 모두 3.0 이내의 범주에 분포하고 있

어 허용범위에 속해 있다. 따라서 분석을 위한 

변수명 번호 설문내용

인지된

유용성

8-1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은 내가 읽고 싶은 도서를 탐색하는데 유용함

8-2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으로 내가 읽고 싶은 도서의 탐색이 빨라짐

8-3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은 내가 읽고 싶은 도서의 탐색에 효과적임

8-4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으로 내가 읽고 싶은 도서의 선택이 빨라짐

인지된

용이성

9-1 AI 도서추천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쉬움

9-2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음

9-3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음

9-4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방법을 배우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음

이용

의도

10-1 나는 AI 도서추천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음

10-2 나는 AI 도서추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임

10-3 나는 AI 도서추천서비스를 자주 이용할 것임

10-4 나는 AI 도서추천서비스를 내 주변사람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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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여성 178 88.1

남성 24 11.9

결혼유무
미혼 110 54.4

기혼 92 37.4

연령별

20대 56 27.7

30대 43 21.3

40대 79 39.1

50대 17 8.4

60대이상 7 3.5

최종학력

초졸 0 0.0

중졸 0 0.0

고졸 32 15.8

대졸 153 75.8

대학원이상 17 8.4

직업

회사원 82 40.6

가정주부 47 23.2

학생 32 15.8

전문직 15 7.4

공무원 10 5.0

무직 10 5.0

자영업 6 3.0

도서관 이용기간

1년 미만 18 8.9

1∼3년 51 25.3

4∼8년 54 26.7

9∼15년 44 21.8

16년이상 35 17.3

연간독서량

1∼2권 14 7.0

3∼5권 52 25.7

6∼9권 55 27.2

10∼15권 48 23.8

16권이상 33 16.3

<표 5> 인구통계학적 특성
 [n=202]

빈도(명) 백분율(%)

혁신자 22 10.90

초기수용자 81 40.10

조기 수용다수자 67 33.16

후기 수용다수자 32 15.84

지각수용자 0  0.00

합계 202 100

<표 6> 혁신수용자 범주에 따른 이용자 유형 



29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8권 제4호 2024

적절한 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모형의 요인들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자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로, 적합성, 자기효

능감, 디지털리터러시, AI에 대한 개인적 인식, 

개인정보 제공의사, 사회적 영향은 종속변수인 

이용의도와 상관계수가 .220∼.728(p<.01)로 

나타나 양(+)의 상관관계이나 혁신성은 -.102 

(p<.05)로 부(-)의 상관관계였다. 또한 적합성, 

자기효능감, AI에 대한 개인적 인식, 개인정보 

제공의사, 사회적 영향과 매개변수인 인지된 유

용성과의 상관계수가 .233∼.550(p<.01, p<.05)

로 나타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자기

효능감, 디지털리터러시, AI에 대한 개인적 인

식, 사회적 영향과 매개변수 인지된 용이성과의 

상관계수가 .267∼.487(p<.01)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4.2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4.2.1 개인적 특성이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인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검증

독립변수인 AI 도서추천서비스 이용자의 7가

지 개인적 특성들과 인지된 유용성의 관계를 검

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표 

7>과 같다. 분석결과로, 회귀모형이 F=99.378, 

p<.001 수준에서 적합했으며 Radj
2
=.515로 51.5%

의 설명력을 가진다. VIF는 모두 2미만으로 다

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 

Watson 통계량은 1.929로 2에 근사한 값을 보

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로, 적합성

(t=6.539, p<.01), AI에 대한 개인의 인식(t= 

4.158, p<.01)과 사회적 영향(t=2.033, p<.05)

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하여 가설2, 가설5, 가

설7이 채택되었다.

4.2.2 개인적 특성이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인지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 검증

AI 도서추천서비스 이용자의 7가지 개인적 

특성들과 인지된 용이성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표 8>과 

같다. 분석결과로, 모형이 F=89.207, p<.001 수

준에서 유의했으며 Radj
2
=.498로 49.8%의 설명

력을 가진다. VIF는 모두 2미만으로 다중공선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836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Β 표준오차 β

인지된

유용성

혁신성  .023 .048  .026   .468

적합성  .484 .074  .398  6.539**

자기효능감  .006 .058  .007   .109

디지털리터러시 -.021 .084 -.016  -.248

AI에 대한 개인의 인식  .297 .071  .300  4.158**

개인정보 제공의사  .049 .061  .054   .811

사회적 영향  .139 .067  .129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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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개인적 특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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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Β 표준오차 β

인지된

용이성

혁신성  .237 .050  .272  4.74**

적합성 -.120 .076 -.098 -1.576

자기효능감  .330 .060  .349  5.495**

디지털리터러시  .325 .087  .251  3.747**

AI에 대한 개인의 인식  .097 .074  .097  1.314

개인정보 제공의사 -.013 .063 -.014  -.199

사회적 영향  .090 .069  .082  1.297

**p<.01

<표 8> 개인적 특성이 인지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결과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혁신성(t=4.74, p<.01) 

자기효능감(t=5.495, p<.01)과 디지털리터러시

(t=3.747, p<.01)가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하여 

가설8, 가설10, 가설11이 채택되었다. 

4.2.3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이용의도의 유의적 관계 그리고 인지된 용이성

과 이용의도의 유의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표 9>와 같다. 분

석결과로, 회귀모형이 F=113.759, p<.001 수준

에서 적합했으며 Radj
2
=.529로 52.9%의 설명력

을 가진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032로 2

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

제가 없다. 그리고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로, 인지된 유용성(t=14.129, p<.001)만이 

이용의도에 유의하여 가설15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인지된 용이성에 대하여 인지된 유용

성이 간접효과(매개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v.4.2의 4번 

모형으로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사용하여 95%

의 신뢰구간에서 5,000번 반복 추출하여 분석

을 진행하였다. <표 10>과 같이, 부트스트래핑 분

석결과 값의 LLCI(하한값)과 ULCI(상한값)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Β 표준오차 β

이용의도
인지된 유용성 .725 .051 .710 14.129***

인지된 용이성 .217 .076 .198  2.862

***p<.001

<표 9>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결과

독립변수 → 매개변수 → 종속변수 β Boot S.E. 하한값 상한값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이용의도 .1898 .0586 .0663 .3017

<표 10> 인지된 유용성의 간접효과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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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지된 용이성

과 이용의도 간의 관계에 인지된 유용성의 간

접효과가 검증되어 가설17이 채택되었다.

4.2.4 간접효과 및 총효과 분석

본 장에서는 독립변수에 대한 매개변수가 발

생시키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독

립변수의 총효과 기준으로 이용의도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하였고 분석결

과는 <표 11>과 같다.

이렇게 부트스트래핑 분석결과 값의 LLCI

(하한값)과 ULCI(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

어 있지 않을 때 해당 분석이 유의한 것으로 보

며, 본 연구의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

이 독립변수에 대하여 간접효과를 발생시키는

지를 분석한 결과로, 총 6개의 간접효과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먼저 본 매개모형에

서는 적합성, AI에 대한 개인적 인식,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매개변수)의 간접

효과가 검증되었다. 그리고 혁신성, 자기효능

감, 디지털리터러시에 대하여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이 이중매개변수로써 간접효과

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렇게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7개의 독립변수 중에 6개

가 인지된 유용성이나 인지된 용이성의 선행변

수임이 검증되었고 개인정보 제공의사에 대한 

이 두 매개변수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총효과(직접효과+간접효과)를 기준으로 

독립변수 → 매개변수1 → 매개변수2 → 종속변수 β Boot S.E. 하한값 상한값

혁신성

유용성 - 이용의도 -.0073 .0227 -.0605 .0295

용이성 - 이용의도  .0285 .0186 -.0011 .0714

용이성 유용성 이용의도  .0167 .0074  .0039 .0328 

적합성

유용성 - 이용의도  .2015 .0538  .0572 .2684 

용이성 - 이용의도 -.0103 .0081 -.0287 .0019

용이성 유용성 이용의도 -.0068 .0037 -.0139 .0004 

자기효능감

유용성 - 이용의도 -0216 .0271 -.0772 .0318

용이성 - 이용의도  .0366 .0226 -.0015 .0874

용이성 유용성 이용의도  .0243 .0115  .0056 .0504

디지털

리터러시

유용성 - 이용의도 -.0242 .0232 -.0726 .0206

용이성 - 이용의도  .0264 .0173 -.0012 .0658

용이성 유용성 이용의도  .0175 .0085  .0039 .0365

AI에 대한

개인적 인식

유용성 - 이용의도  .1157 .0287  .0541 .1672

용이성 - 이용의도  .0102 .0094 -.0019 .0338

용이성 유용성 이용의도  .0068 .0044 -.0007 .0165

개인정보

제공의사

유용성 - 이용의도  .0230 .0303 -.0449 .0767

용이성 - 이용의도 -.0014 .0085 -.0202 .0167

용이성 유용성 이용의도 -.0009 .0047 -.0047 .0111

사회적 

영향

유용성 - 이용의도  .0468 .0227  .0034 .0923

용이성 - 이용의도  .0086 .0075 -.0032 .0256

용이성 유용성 이용의도  .0057 .0043 -.0011 .0155

<표 11> 간접효과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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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변수들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크기의 

순위는 <표 12>와 같다. 이용의도에 대하여 양

(+)의 방향으로 긍정적인 선행변수의 영향력은 

적합성(β=.5679, t=8.7933, p<.001), AI에 대

한 개인의 인식(β=.2288, t=3.6738, p<.001), 사

회적 영향(β=.2093, t=3.6738, p<.001) 순으로 

크다. 반면에 이용의도에 대하여 부(-)의 방향

으로 부정적인 선행변수는 혁신성이다. 혁신성

은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의 이중매개효과로

는 이용의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했지만, 총효과

가 -.1054(t=-2.4969, p<.05)로 혁신성이 높은 

이용자는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의도가 낮

다. 그리고 총효과 기준으로 개인정보 제공의

사(β=.1646, t=3.0976, p<.01)에 대한 두 매

개변수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직접효

과만 유의하였다. 즉, 개인정보 제공의사는 매

개변수(유용성과 용이성)와 상관없이 직접적으

로 이용의도에 유의한 외부요인이다. 이외에도 

자기효능감(t=-1.3961, p>.05)과 디지털리터

러시(t=3.0976, p>.05)의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이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표 11>과 같이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의 이중

매개효과로 간접효과에만 유의하였다. 

4.2.5 혁신수용자 유형에 따른 인지된 유용

성, 인지된 용이성, 그리고 이용의도의 

차이 검증

가설18∼가설20을 검증하기 위하여, 혁신수

용자 유형에 따라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

의도, 인지된 유용성, 그리고 인지된 용이성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단, 본 설문에서 지각

수용자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없어서 제외하였

다. 분석결과로, 인지된 유용성의 p값이 .05 미

만이므로 혁신수용자 유형에 따라 인지된 용이

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19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인지된 용이성과 이용의도의 p값은 .05 

이상이므로 혁신수용자 유형에 따라 인지된 용

이성이나 이용의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아 가설

18과 가설20은 기각되었다. 

이후에 AI 도서추천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의 

차이에 대하여 Scheffe의 사후분석을 수행한 결

과, 후기 다수 수용자와 초기수용자 간에만 공통

으로 속한 집단이 없으므로 이들 간에는 AI 도

서추천서비스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에 차이가 

있으며 후기 수용다수자(M=4.01)가 초기수용

순위 독립변수 종속변수 
총효과

s.e. t p
β

1 적합성 이용의도  .5679 .0646  8.7933*** .0000

2 AI에 대한 개인의 인식 이용의도  .2288 .0623  3.6738*** .0003

3 사회적 영향 이용의도  .2093 .0584  3.5815*** .0004

4 개인정보 제공의사 이용의도  .1646 .0532  3.0976** .0022

5 혁신성 이용의도 -.1054 .0422 -2.4969* .0134 

- 자기효능감 이용의도 -.0708 .0507 -1.3961 .1643

- 디지털리터러시 이용의도  .1440 .0733  1.965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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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총효과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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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집단 표본수(n) 평균(M) 표준편차 F p Scheffe

인지된

유용성

혁신자(a) 23 3.80 .57

 3.219* .024 b < d
초기수용자(b) 83 3.55 .64

조기수용다수자(c) 69 3.64 .76

후기수용다수자(d) 27 4.01 .82

인지된

용이성

혁신자(a) 23 3.89 .97

.288 .834 ―
초기수용자(b) 83 3.80 .66

조기수용다수자(c) 69 3.81 .59

후기수용다수자(d) 27 3.70 .94

이용의도

혁신자(a) 23 3.91 .67

1.665 .176 ―
초기수용자(b) 83 3.65 .73

조기수용다수자(c) 69 3.76 .67

후기수용다수자(d) 27 3.97 .85

*p<.05, n=202 

<표 13>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이용의도의 차이 검증결과

혁신수용자 유형 표본수 1집단 2집단

초기수용자 83 3.55

조기 수용다수자 69 3.64 3.64

혁신자 23 3.80 3.80

후기 수용다수자 27 4.01

<표 14> 인지된 유용성의 차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표

자(M=3.55)보다 컸고 <표 14>와 같다.

4.3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AI 도서추천서비

스의 이용자 수용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

구질문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검증

결과는 <표 15>와 같다.

첫 번째 연구질문은 공공도서관 AI 도서추천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

엇인가?이다. <표 15>와 같이 AI 도서추천서비

스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먼

저 가설15와 가설17이 채택되고 가설16이 기각

되어, AI 도서추선서비스의 이용의도에 인지된 

유용성만 직접적인 영향요인이며 인지된 용이

성과 이용의도 간의 관계에 인지된 유용성의 매

개효과가 검증되었다. 그리고 가설2, 가설5, 가

설7이 채택되어 적합성, AI에 대한 개인의 인식, 

사회적 영향이 서비스의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

적으로 유의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독립변수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의 간접

효과가 검증되어 이 세 개의 독립변수가 이용의

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임이 확인되

었다. 그러나 가설1, 가설3, 가설4와 가설 6은 

기각되어 혁신성, 자기효능감, 디지털리터러시 

수준과 개인정보 제공의사는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AI 도서추천서비스 

이용방법이 키오스크의 터치스크린, 썸네일이

나 메뉴 클릭방식으로 매우 단순하고 기존 도서

탐색의 편의적 요소로 제공된 것과 유사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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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구가설 결과

H1 이용자의 혁신성이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적합성에 대한 이용자 인식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효능감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4 이용자의 디지털리터러시수준이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5 AI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이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6
AI 도서추천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의사가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7
이용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8 이용자의 혁신성이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해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9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적합성에 대한 이용자 인식이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0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효능감이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1 이용자의 디지털리터러시수준이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해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2 AI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이 A I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해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3
AI 도서추천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의사가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4
이용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5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해 인지된 유용성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6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해 인지된 용이성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7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해 인지된 용이성과 이용의도 간의 관계에 인지된 유용성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H18 혁신수용자의 유형별로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19 혁신수용자의 유형별로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인지된 유용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20 혁신수용자의 유형별로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인지된 용이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표 15> 가설검증의 결과

서비스의 이용에는 용이하겠으나 반면에 이용

자들에게 새롭지 않다. 따라서 본 서비스의 도

서추천에 활용된 신기술은 혁신성이 높은 이용

자들의 신기술에 대한 동경과 기대수준에 못 미

쳐 자신이 읽기 원하는 도서의 탐색과 선택에 

효과적이거나 신속하다고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AI의 도서 

추천결과가 자신의 독서욕구를 충족시킬만한 

도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데 효과적이어야 유

용하다고 인지하며, 도서 추천결과의 제시 방법

도 단순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자

신감이나 일정수준의 디지털리터러시 수준이 AI

가 이용자 자신의 독서욕구를 충족시킬만한 도

서를 추천했는가에 대한 이용자의 판단에 반드

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가설8, 가설10과 가설11이 채택되어 

혁신성, 자기효능감, 디지털리터러시가 인지된 

용이성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요인임이 확인되

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독립변수에 대한 인지

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의 이중매개를 통한 

간접효과가 검증되어 상기 독립변수들이 이용

의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임이 확인

되었다. 그러나 가설9, 가설12, 가설13과 가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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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각되어 적합성, AI에 대한 개인의 인식, 

사회적 영향과 개인정보 제공의사는 AI 도서

추천서비스가 용이하다고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이렇게 AI 도서추

천서비스에 대하여 상기 네 가지 요인들이 긍

정적이면 서비스가 용이하다고 인지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은 AI를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사전 지식과 본 서비스 이용경험의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에게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및 확산

은 이 기술에 대한 사전 지식 및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Rogers, 1995).

그리고 두 번째 연구질문인 AI 도서추천서

비스의 이용의도에 대한 영향력 크기를 파악하

기 위하여 이 7개 선행변수들의 총효과(직접효

과+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AI 도서추천서

비스의 이용의도에 유의한 요인으로 적합성(β= 

.5679, t=8.7933, p<.001), AI에 대한 개인의 인

식(β=.2288, t=3.6738, p<.001), 사회적 영향

(β=.2093, t=3.5815, p<.001), 개인정보 제공

의사(β=.1646, t=.3.0976, p<.01), 혁신성(β= 

-.1054, t=-2.4969, p<.05)이 검증되었다. 디지

털리터러시와 자기효능감의 총효과는 유의하

지 않아 영향력의 크기 비교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중에서 이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외부요인은 적합성이고 혁신성이 가장 낮다. 

그리고 혁신성에 대해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

의 이중매개효과(간접효과)로 이용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나 총효과 기준에서 직접효과로

는 이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AI 

도서추천서비스가 시범 사용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로 이용자들에게 

인지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가설6

과 가설13이 기각되어 개인정보 제공의사는 인

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에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의사에 대한 이 두 

매개변수(유용성과 용이성)의 간접효과도 없었

고 이용의도에 직접효과(β=.1646, t=3.0976, 

p<.01)만 있었다.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의사가 

강하면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한 유용성이나 

용이성의 인지와 상관없이 이용의도가 증가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정보 제공의

사가 높다는 것은 인공지능기술을 사용할 때,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고 반대로 제공의사가 낮은 사람은 이용의

도가 낮으므로 본 서비스 홍보 시 개인정보 활

용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강조하여 안내할 필요

성이 있다. 이외에도 자기효능감(p>.05)과 디

지털리터러시(p>.05)의 총효과는 이용의도에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두 요인에 대한 인

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의 이중매개효과(간접효

과)로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주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자신감이 없어도 디지털정보 활용능력이 없어도 

이용의도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AI 

도서추천서비스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디지털리

터리시가 본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직접효과는 

없고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의 이중매개효과로

만 이용의도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아, 

이용자가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한 자기효능

감과 디지털리터러시 능력이 있어도 본 서비스

가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이용자 자신에게 유용

해야만 이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 연구질문은 혁신수용자의 범주에 따

른 이용자 유형별로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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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 각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

과에서 지각수용자는 없어 나머지 5개 유형 중

에 4개 혁신수용자의 유형을 기준으로 혁신수

용의 속도 차이에 따른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의도,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의 차

이를 각각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로, 가설18과 

가설20이 기각되어 이용자의 혁신수용 속도의 

차이가 직접적으로 본 서비스의 이용의도나 용

이성에 대한 인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

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의 AI 도서추천서비스

가 이용자들에게 새롭거나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지되지 않았고 이용방법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수용의 속도 차이가 이용의도나 용

이성을 인지하는데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은 것

으로 사료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자신이 

해당되는 혁신수용자 범주를 선택할 때, 이용자 

자신의 실제 상황보다 자신이 속하기를 원하는 

혁신수용자 범주를 선택하여 본 서비스의 이용

의도나 용이성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가설19가 채택되

어 혁신수용의 속도차이에 따라 인지되는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유용성의 차이가 있음이 확

인되었고 Scheffe 사후분석을 통해 후기 수용

다수자가 초기수용자보다 유용성을 더 크게 인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후기 수용다수

자는 혁신 즉, 신기술에 대하여 회의적이고 평

균보다 신기술을 늦게 수용하는 다수의 사람들

이다. 이런 이용자들이 AI 도서추천서비스를 

초기수용자보다 더 유용하게 인지한다는 것은 

본 서비스의 혁신적인 요소가 이용 시에 나타나

지 않았고 도서탐색에 기존의 기능들이 제시되

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 개인맞춤형서비스

의 도입단계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AI 도서

추천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혁

신기술에 대한 이용자 수용의 관점에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 AI 도서추천서

비스의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는 인지된 유용성 그리고 인지된 유용성에 

매개된 인지된 용이성이며, 이용자의 개인적인 

특성으로는 적합성, AI에 대한 개인의 인식, 사

회적 영향이 인지된 유용성의 선행변수로서, 

그리고 혁신성, 자기효능감, 디지털리터러시가 

인지된 용이성의 선행변수로서 긍정적으로 유

의함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혁신성’의 경우에

는 총효과 측면에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

기술에 대한 동경이나 반응이 사용에 긍정적 

결과로 나타나지만, AI 도서추천서비스의 경우

에는 기존의 도서탐색에서 사용하는 편의적 요

소인 터치스크린, 메뉴나 썸네일 클릭방식을 

추가하여 신기술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작용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AI 기

술의 핵심적인 요소는 융합이나 본 서비스에 

AI 기술 특유의 문자나 스피커 등을 통한 사용

자와의 대화식 상호작용성이 부족한 점도 주목

할 만하다. 따라서 AI 도서추천서비스가 시범 

사용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로 이용자들에게 인지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총효과 분석결과에서 ‘디지털리

터러시’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

과 유용성의 이중매개효과로 이용의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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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자

신감과 디지털정보 활용능력이 있어도 서비스

가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자신에게 유용해야만 

이용할 것으로 해석되므로 본 서비스가 이용자

의 독서욕구를 충족시킬만한 도서의 탐색과 선

택에 얼마나 유용하고 용이한지에 중점을 두어 

홍보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의사’는 인지된 용이

성이나 유용성의 간접효과 없이 이용의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AI 도서추천비스를 홍보할 때 이용자

의 개인정보 보호와 본 서비스의 이용에만 개

인정보가 활용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효과 기준으로,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가장 큰 

외부변인은 ‘적합성’이고 가장 작은 외부변인으

로는 혁신성이다. 혁신성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요인이었고, ‘적합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

래형 신기술은 이제 개개인 맞춤형으로 생산되

는 추세이며 그 바탕에는 이용자 니즈의 반영 

즉, 이용자 자신에 대한 가치가 중요시되는 현

대사회의 흐름으로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에 활로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예측된

다. 그리고 혁신수용자 유형에 따른 AI 도서추

천서비스의 이용의도의 차이, 인지된 유용성의 

차이와 인지된 용이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로, 

이용자의 혁신수용의 속도차이에 따라 AI 도

서추천서비스의 이용의도의 차이나 인지된 용

이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인지된 

유용성에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서

비스에 회의적이며 남들보다 늦게 수용하는 후

기 수용다수자가 초기수용자보다 더 유용한 서

비스로 인식한다는 것은 AI 도서추천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식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설문조

사결과로 공공도서관의 혁신수용자 전체유형 

중에 후기 수용다수자가 15.84%에 해당되어 

이 유형에 속한 이용자가 적다는 점과 인지된 

유용성은 이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이라

는 점에서 AI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한 공공도

서관 이용자의 수용 속도가 다소 늦고 이용률 

또한 낮을 것이 예측되었다. 

따라서 AI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과 확산을 

위하여 첫째, 무엇보다도 AI 도서추천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터치스크린이나 썸네일 클릭

방식의 기존 탐색방법에서 스피커나 문자를 통

한 대화방식의 탐색과 결과 제공, 학습능력 등

의 AI 특유의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성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AI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기능

들을 추가하여 서비스의 혁신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홍보 및 마케팅 측면에서는 서비스

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시작을 알리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추구하는 가

치와 필요에 이 서비스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AI 도서추천이 이용

자의 독서욕구를 충족시킬만한 도서의 탐색과 

선택에 얼마나 유용하고 용이한지에 중점을 두

어야 한다. 또한 AI의 편리함이 우리의 삶과 사

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강

화되도록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AI 도서추천

서비스에 대한 구전추천이나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이용의도에 영향을 주므로 설문조사

나 이용자 추천을 통해, 먼저 도서관 동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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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속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기수용자

(early adopter)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

다. 이것은 도서관의 이용자들 중에 초기수용자

와 조기 수용다수자의 비율이 총 73.26%에 해당

되고,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처음 사용해 볼 

때 조기 수용다수자가 초기수용자의 의견에 따

라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수용자들

을 주요 타겟 이용자층으로 삼는 마케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정책과 본 서비스 이외에 개인정보가 

활용되지 않음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이러한 홍

보 및 마케팅방향 이외에도, AI 도서추천서비스

는 이용자의 독서흥미 유발과 독서증진에 기여

할 수 있으나 여러 유형의 통계에 근거하여 인기

도서 위주로 추천하므로 이용자의 독서편향이 

우려된다. 따라서 주제별로 수준 있는 도서를 선

별하여 추천하는 사서의 도서추천서비스와 함께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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