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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using smart home appliance and 

improvement requirements from the accessibility perspective, targeting 408 visually impaired peopl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46.1% of respondents have experienced using smart 

home appliances. The most used smart home appliances were TVs and air conditioners. Second, about 

64.8% of respondents had experienced linking smart home appliances with mobile devices or apps. 

Third, accessibility and function are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purchase decision of smart home 

appliances, whereas high cost was mentioned the most as the reason for non-use. Fourth,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smart home appliances, ‘voice-based recognition and output’, continuous software 

development and update that is easily accessible even for the visually impaired, and screen design for 

anyone to use were proposed. This study makes contributions that it investigated the accessibility 

problem of smart home appliances, which had not been studied in the past, targeting the visually 

impaired on a large scale and sugges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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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근 사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 가전에 대한 

접근성의 실태와 개선 요구사항을 조사하고자 408명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온라인 및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응답자의 46.1%가 스마트 가전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 가전은 TV와 에어컨이었다. 둘째, 64.8%의 

응답자가 스마트 가전을 모바일 기기 또는 앱 연동 경험이 있었다. 셋째, 스마트 가전의 

구매결정에 접근성과 기능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넷째, 스마트 가전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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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기반 인식 및 출력’, ‘시각장애인도 쉽게 접근가능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업데이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화면 설계’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졌던 대규모 시각장애인의 스마트 가전 접근성 문제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핵심어: 접근성, 디지털 가전, 인식조사, 스마트 가전, 시각장애인 

 

1. 서론 

최근 COVID-19 확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전통적 

주거공간인‘집(home)’의 기능이 확장되고 있다. 회사 또는 학교와 같은 외부 공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정의되던 집이 이제는 근무와 학습이 일어나는 다목적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1]. 집의 디지털화 및 지능화로 상징되는‘스마트홈’도 최근 팬데믹 현상이 

가져온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산업경제 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시장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스마트 가전제품의 수요 및 

보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독일의 조사기관인 Statista의‘스마트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스마트 가전 보급률이 15.7%로 세계 1위를 기록하여 2위인 미국의 

7.4%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이러한 주거기능의 변화 및 디지털 전환 

속에서 스마트홈이 모든 이들에게 유용하며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TV, 냉장고 등 가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품들이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와 결합하면서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고 있으나, 장애인들은 스마트 가전제품 사용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시각장애인의 경우 가전제품 구입 

단계에서부터 점자 및 음성 안내 설명서가 없어 제품 기능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며, 

사용단계에서도 터치스크린의 보편화로 점자를 탑재한 메뉴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소수의 가전제품만이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음성안내를 탑재하고 있으며, 가전제품 

사용 중 발생하는 오류 및 수리에 대한 서비스도 부족한 실정이다. 즉, 시각장애인들은 

스마트 가전의 ‘구입-사용-수리’의 전단계에 거쳐 접근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스마트 가전이 잘 사용된다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그 예로서, 미국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들이 음성 기반의‘지능형 개인 어시스턴트(IPA: 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를 

효율적이고 안정성을 제공하여 자신의 주거 독립성 확보에 중요한 기술로 인식함을 

제시하였다[6]. 2019년 국내에서 실시된‘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들의 AI 

스피커 경험이 10% 이상으로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높았으며, AI가 탑재된 기기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도 일반국민 및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7]. 

지금까지 스마트 가전에 대한 연구는 기술개발 자체에 대한 연구, 개발동향 파악, 

일반인 대상 사용성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장애인의 경우 일반 가전제품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연구된 바가 있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가전의 접근성을 직접 조사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가전의 사용 

현황 및 개선 요구사항을 접근성 관점에서 파악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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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시각장애의 정의 및 분류 

시각장애는 크게 법적 정의와 의학적 정의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법적 정의로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2007년 장애등급에 의해 정의되었던 것이 2019년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는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말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8]. 

의학적 정의는 전맹(Blind)과 저시력(Low-vis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맹은 실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시력이 0으로 빛을 지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저시력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약물치료 혹은 수술적 처치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시력이 안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9].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를 

장애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분류보다는 의학적 정의 기준으로 

분류하는 전맹과 저시력으로 나눠 정의하고자 한다. 

 

2.2 스마트 가전의 개념 

협의로 가전이란 가정에서 사용하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정용 전자기기 

제품(Home/Household Appliance)을 뜻하며, 광의로는 휴대폰과 웨어러블 기기·PC(본체 및 

주변기기) 등을 포함하는 소비자 전자제품(Consumer Electronics)을 의미한다[10]. ICT 

산업의 품목분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OECD ICT 산업분류체계(’07년 5월 개정)’에 

의거하여 ICT 산업을 크게 정보통신기기(Core ICT)와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Broad ICT)로 

분류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기는 통신 및 방송기기, 영상 및 음향기기(예: TV, 스마트폰 

등)를 포함하며,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에 가정용기기(예: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등)가 

포함된다[11]. 

최근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오픈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빅데이터·5G 등 기술의 

발전·융합 현상으로 인해, 가전산업에서도 스마트 가전으로의 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스마트 가전은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오픈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로 기존 가전 및 주거공간에 Io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제어 또는 기기 스스로 

성능을 조정, 최적화하고 전력 소모를 절감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IoT 스마트 가전, 

AI 가전 등을 의미한다[10][12][13]. 특히, IoT의 발달로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이제 허브로 

연결된 모든 스마트 가전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TV,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제품에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기존 오프라인의 독립형(stand alone) 

제품들에 비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고 있다. 이제 모바일 기기로 여러 

가전제품들이 서로 연결, 융합되는 스마트홈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도시 전체로 

연결되는 스마트 시티도 구성될 수 있다[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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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마트 가전의 접근성 규정 현황 

접근성(Accessibility)이란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6-18]. 접근성은 주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들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시설, 교통, 제품, 서비스, 권리, 정보통신망 등의 환경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11]. 스마트 가전에서의 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도 스마트 가전제품의 정보와 통제를 쉽게 인지하고 이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거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스마트 가전과 관련한 국내외 접근성 

법·제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의 경우 미국은 1990년에 제정 공포된 ‘미국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과 ‘재활법 508조(Section 508 of Rehabilitation Act)’가 대표적인 접근성 

법률 조항이다[13]. ‘21C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CVAA)’으로 휴대폰·TV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11], ‘가전접근성법(Home Appliance Accessibility Act)’이 제안된 바 

있다[18]. 그 외에도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도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들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공공 인프라 시설부터 정보통신 분야까지 표준 

제정에 힘쓰고 있으며, ‘가전제품 접근성’에 관한 33종의 국가표준(JIS)을 제정하는 등 

정보기기 접근성 및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12][19]. 

둘째, 국내의 가전제품 관련 접근성 규정은 2008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으로 

제15조에 모든 물품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등한 수준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명문화되었다[18].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제46조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가전에 대한 접근성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가 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서는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 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 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 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제정되어 있다[20]. 하지만 이런 

차별금지 조항에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가전제품의 서비스가 어떤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지 구체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21][22].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가전제품 접근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가전제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13], 아직까지 최근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스마트 가전제품 관련 접근성 개선법률 조항 및 지침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가전제품 접근성 현황 

연구와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전제품 접근성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른 장애 유형과 시각장애인의 가전제품 접근성 정도를 비교 연구한 

결과들이 있다. 먼저, 이정원 외[11]는 다섯 가지 장애유형(시각장애 전맹/저시력, 

청각장애, 상지 지체장애, 하지 지체장애, 뇌 병변장애) 사용자를 대상으로 

가전제품(세탁기, 로봇청소기, 스마트폰, 태블릿 PC, 카메라, 냉장고, 스마트 TV) 유형에 

대한 접근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용자 관찰 및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다섯 장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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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세탁기, 카메라, 스마트 TV 

컨트롤러의 일반 버튼에 점자를 포함한 촉각적 장치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세부 설정 항목에서 출력되는 피드백이 동일하거나 의미 

없는 알림음인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유사한 비교 연구로, 김용민 

외[22]는 시각 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냉장고의 접근성 문제를 

연구하였다. 사용자 인터뷰를 실시하고 각 장애 유형별 퍼소나(Persona)를 만들어 접근성 

문제를 파악하였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수납품이 냉장고의 원래 위치에 없는 경우에 

해당 수납품을 찾기 매우 어려우며 단조로운 경고음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상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가전제품의 접근성 실제를 파악한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소영 외[14]는 가전제품의 정보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여섯 곳의 

대형마트 및 가전제품 전문 매장을 방문하여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전기 인덕션, 

세탁기의 각 제품군에 대한 직접 관찰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자레인지와 전기 

인덕션은 시각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전맹의 경우 이용상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전맹 시각장애인이 전면 터치 방식 패널의 제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결과가 Preece와 Fairchild[23]의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들은 미국 지역 대형 매장에서 제공되는 세탁기, 건조기, 오븐/레인지/쿡탑 

조합, 식기세척기 및 전자레인지의 접근성을 다양한 가격대와 제조사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조사결과 세탁기와 건조기에서 버튼의 위치를 촉각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시각 장애인이 현재 위치를 식별하기 어려우며, LED 디스플레이보다 아날로그 형식의 

통제가 접근성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홈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전제품의 사용뿐만 아니라 오류 및 이상 상황을 

안내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정혜 외[19]는 스마트홈에서 가전제품의 

고장 및 이상 상황을 진단 및 안내하는 스마트 진단 앱의 접근성을 카메라 모듈 기반, 

와이파이 기반, 태그 온 기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스마트 진단 

절차인 ‘진단→알림→조치’의 각 단계에 대한 앱 접근성 문제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상지장애, 고령자로 나눠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시각장애인의 경우 세 가지 유형의 

스마트 진단 앱 모두에서 버튼을 인식할 수 없거나, 대체 텍스트의 부재, 이미지 위치에 

대한 음성 안내 부재 등의 접근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의 가전의 접근성에 관련된 연구들은 방법론적으로 연구자의 직접 평가나 

소수의 장애인들과의 인터뷰나 체크리스트를 통한 접근성 평가가 이루어진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실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용성 평가나 대규모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많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기존의 

연구는 일반 가전제품에 대한 접근성 조사가 대부분이었으며 아직까지 스마트 가전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근 사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 가전에 대한 접근성 사용 

실태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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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 가전 사용현황 및 전반적 만족도는 어떠한가? 

둘째,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 가전과 모바일 기기 연동 사용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시각장애인들이 인식하는 스마트 가전의 구매 및 비사용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시각장애인들이 인식하는 스마트 가전의 접근성 개선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스마트 가전제품 접근성 현황 및 요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와 관련 협회를 통하여 

편의표집을 실시하여, 3주 동안 총 408명의 시각장애인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는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고, 온라인 설문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조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 

가전 접근성 현황에 관한 기초 조사이므로 스마트 가전을 사용해 보았거나, 사전 경험은 

없어도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자가 235명(57.6%) 여자는 173명(42.4%)으로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연령은 40-50대가 200명(49%)으로 가장 많았으며, 20-30대가 

181명(44.4%), 그 외 60대 이상 18명(4.4%), 10대 9명(2.2%) 순이었다. 연구 대상자 중 

저시력은 215명(52.7%)이고 전맹은 193명(47.3%)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참여하였다. 

 

[표 1] 응답자 특징 분포 

[Table 1] Distribution of Participant Characteristics 

구분 표본수(N) 비율(%) 

성별 
남 235 57.6 

여 173 42.4 

연령대  

10대 9 2.2 

20대-30대 181 44.4 

40대-50대 200 49 

60대 이상 18 4.4 

시각장애 유형 
전맹 193 47.3 

저시력 215 52.7 

합계 408 100 

 

3.3 설문도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 [10-13]를 바탕으로 스마트 가전을 “가전에 네트워크와 제어 

기능을 탑재하여 기기 간 통신 및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전”으로 정의하였다. 스마트 

가전의 종류로는 가정에서 사용빈도가 높거나 스마트 기능을 탑재하여 출시된 (1) 

냉장고, (2) 세탁기, (3) 에어컨, (4) TV, (5) 전기밥솥, (6) 전자레인지, (7) 진공청소기, (8) 

의류관리기, (9) 인덕션, (10) 기타로 10가지 유형을 선정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연구진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설문도구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스마트 가전의 접근성 관련 문항들을 개발하고, 이후 시각장애인 5명을 

대상으로 초기 개발한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사전조사 결과 의미가 

모호하거나 해석이 중복되는 일부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최종 설문도구를 확정하였다. 

[표 2]와 같이 최종 설문은 (1) 사용자 특성 3문항, (2) 사용현황 파악 2문항(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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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전 유형), (3) 모바일 기기 연동 경험 4문항, (4) 구매 결정 및 비사용 영향 요인 

2문항, (5) 전반적 만족도 2문항, (6) 접근성 개선 의견(서술식) 1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문항 구성에서 스마트 가전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모바일 기기와의 

연동성을 포함하여 일반 가전제품 사용경험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표 2] 설문문항 구성 

[Table 2] Questionnaire 

No. 질문 응답 

응답자 현황 

1 성별 1) 남, 2) 여 

2 연령 1) 10대, 2) 20대-30대, 3) 40대 -50대, 4) 60대 이상 

3 시각장애인 유형 1) 전맹, 2) 저시력 

스마트 가전 사용 경험에 대한 문항 

4 스마트 가전제품을 사용한 경험 1) 예, 2) 아니오 

5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가전제품(모두 선택) 
1) 냉장고, 2) 세탁기, 3) 에어콘, 4) TV, 5) 전기밥솝, 6) 전자

레인지, 7) 청소기, 8) 의류관리기, 9) 인턱션, 10) 기타  

스마트 가전제품 이용에 대한 문항 

6 스마트 가전제품을 모바일 앱과 연동하여 사용한 경험 1) 예, 2) 아니오 

7 스마트 가전제품과 연동하여 사용해 본 모바일 기기 1) 스마트폰, 2) 타블랫 PC, 3) AI 스피커, 4) 기타(   ) 

8 
모바일 기기와 연동해서 사용한 스마트 가전제품(모두 

선택) 

1) 냉장고, 2) 세탁기, 3) 에어콘, 4) TV, 5) 전기밥솝, 6) 전자

레인지, 7) 청소기, 8) 의류관리기, 9) 인턱션, 10) 기타  

9 
스마트 가전제품을 모바일 앱과 연동하여 사용하지 않

은 이유 

1) 필요가 없어서, 2) 관심이 없어서, 3) 사용할 자신이 없어

서, 4) 사용할 방법을 몰라서, 5) 사용이 불가능하여, 6) 기타
(   ) 

스마트 가전제품을 모바일 기기와 연동하여 사용한 경험에 대한 문항 

10 스마트 가전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1) 품질 2)가격, 3) 디자인, 4) 기능, 5) 제조사, 6) 접근성(사용

가능성), 7) 기타 

11 
스마트 가전제품을 모바일 앱과 연동하여 사용하지 않

은 이유 

1) 필요가 없어서, 2) 관심이 없어서, 3) 사용할 자신이 없어

서, 4) 사용할 방법을 몰라서, 5) 사용이 불가능하여, 6) 기타
(   ) 

만족도 

12 스마트 가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13 
스마트 가전제품을 모바일 기기와 연동에 대한  전반적

인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 의견 

14 스마트 가전제품을 포함한 모든 가전제품의 접근성과 관련해서 바라는 점 (주관식) 

 

3.4 자료분석 방법 

SPSS WIN 23.0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스마트 가전의 

사용 경험 여부에 따라 ‘사용 그룹’과 ‘비사용 그룹’으로 나눈 뒤, 사용 그룹에서는 

스마트 가전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비사용 그룹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였다. 또한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 

가전의 유형의 순위를 사용자 특성별로 파악하였다. 서술형 문항인 스마트 가전의 

접근성 개선사항의 응답과 대면에서 질문을 통해 질적 분석과 실시하였다. 응답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유목화하고 여러 번의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던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을 

주제별로 나눠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스마트 가전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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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스마트 가전의 사용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88명(46.1%),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20명(53.9%)으로 스마트 가전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가전 사용자 그룹 중 유효한 응답을 제공한 176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중복응답). 

첫째,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가전의 종류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가전제품은‘TV’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에어컨’ 및 ‘진공청소기’의 

사용빈도도 높은 편이었고, 상대적으로 ‘인덕션’ 및 ‘의류관리기’의 사용 경험은 낮은 

편이었다. 둘째, 사용자 특성인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른 스마트 가전 사용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용현황에 큰 차이가 없이 남녀 모두 

1순위는 ‘TV’, 2순위는 ‘에어컨’으로 나타났다. 다만, 3순위는 남성의 경우 ‘청소기’, 여성의 

경우 ‘전기밥솥’이었다. 장애 정도의 경우 전맹과 저시력 모두 동일하게 1순위는 ‘TV’, 

2순위는 ‘에어컨’으로 나타났다. 3순위는 전맹의 경우는 ‘청소기’였으며, 저시력의 경우는 

‘전기밥솥’이었다. 

[표 3]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가전 종류 

[Table 3] Smart Home Appliances in Use 

Unit: N(%) 

No. 응답 N(%) 
성별 시각장애인 유형 

남 여 전맹 저시력자 

1 TV 116(28.16) 70(16.99) 46(11.17) 5(12.38) 65(15.78) 

2 에어컨 73(17.72) 41(9.95) 32(7.77) 35(8.50) 38(9.22) 

3 청소기 51(12.38) 31(7.52) 20(4.85) 26(6.31) 2(6.07) 

4 세탁기 45(10.92) 24(5.83) 21(5.10) 21(5.10) 24(5.83) 

5 전기밭솥 43(10.44) 20(4.85) 23(5.58) 14(3.40) 29(7.04) 

6 냉장고 37(8.98) 22(5.34) 15(3.64) 18(4.37) 19(4.61) 

7 전자레인지 30(7.28) 19(4.61) 11(2.67) 13(3.16) 17(4.13) 

8 인덕션 13(3.16) 7(1.70) 6(1.46) 5(1.21) 8(1.94) 

9 의류 관리기 4( .97) 4( .97) 0( .00) 2( .49) 2( .49) 

합계 412(100.00) 238(57.77) 174(42.23) 185(44.90) 227(55.10) 

※ 정렬은 총 응답 수를 기준으로 함 

 

4.2 스마트 가전 연동 모바일 기기 사용경험 

모바일 기기와 연동하여 스마트 가전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14명(64.8%),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62명(35.2%)으로 나타났다. 응답에 따라 모바일 

기기 연동 사용경험을 사용자 그룹과 비사용자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먼저 

스마트 가전을 모바일 기기와 연동하여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유효한 응답을 제공한 

111명의 총 167개 응답(중복응답 가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 4]와 같이 스마트 가전과 연동하여 사용해 본 모바일 기기 종류는 

‘스마트폰’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AI 스피커’의 사용빈도도 높았으며, ‘태블릿 PC’의 

모바일 연동 사용 비중은 낮았다. 사용자의 성별과 장애정도에 결과도 전반적으로 

성별과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모두 1순위로 ‘스마트폰’, 2순위는 ‘AI 스피커’, 3순위는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바일 기기와 연동하여 사용한 경험이 

있는 스마트 가전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1위 ‘TV’, 2위 ‘에어컨’, 3위 

‘냉장고’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1순위는 ‘TV’, 2순위 

‘에어컨’으로 나타났다. 다만 3순위에서 남성은 ‘냉장고’를, 여성은 ‘세탁기’를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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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의 경우, 전맹과 저시력 모두 1순위는 ‘TV’, 2순위는 

‘에어컨’, 3순위는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마트 가전을 모바일 

기기와 연동하여 사용한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60명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위주로 분석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된 이유는 ‘사용할 방법을 몰라서’가 

가장 많았으며, 2순위는 ‘사용이 불가능하여’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른 이유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은 1순위 ‘필요가 없어서’이었지만, 

여성은‘사용할 방법을 몰라서’가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의 경우 전맹은 

1순위가 ‘사용이 불가능하여’인 반면 저시력은 ‘사용할 방법을 몰라서’를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여성과 저시력의 경우 모바일 연동 사용방법 자체를 모르는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표 4] 스마트 가전과 연동하여 사용한 모바일 기기 종류 

[Table 4] Types of Mobile Devices in Conjunction with Smart Home Appliances 

Unit: N(%) 

No. 응답 N(%) 
성별 시각장애인 유형 

남 여 전맹 저시력자 

1 스마트폰 96(57.49) 62(37.13) 34(20.36) 45(26.95) 51(30.54) 

2 AI 스피커 60(35.93) 37(22.16) 23(13.77) 31(18.56) 29(17.37) 

3 타블랫 PC 11(6.59) 10(5.99) 1( .60) 5(2.99) 6(3.59) 

합계 167(100.0) 109(65.27) 58(34.73) 81(48.50) 86(51.50) 

※ 정렬은 총 응답 수를 기준으로 함 

 

[표 5]  모바일 기기와 연동하여 사용한 스마트 가전 종류 

[Table 5] Types of Smart Home Appliances in Conjunction with Mobile Devices 

Unit: N(%) 

No. 응답 N(%) 
성별 시각장애인 유형 

남 여 전맹 저시력자 

1 TV 64(33.33) 41(21.35) 23(11.98) 31(16.15) 33(17.19) 

2 에어컨 42(21.88) 26(13.54) 16(8.33) 22(11.46) 20(10.42) 

3 냉장소 26(13.54) 18(9.38) 8(4.17) 13(6.77) 13(6.77) 

4 세탁기 21(10.94) 11(5.73) 10(5.21) 12(6.25) 9(4.69) 

5 청소기 11(5.73) 7(3.65) 4(2.08) 5(2.60) 6(3.13) 

6 전기밥솥 4(2.08) 2(1.04) 2(1.04) 1( .52) 3(1.56) 

7 의류 관리기 4(2.08) 4(2.08) 0( .00) 2(1.04) 2(1.04) 

8 전자레인지 3(1.56) 1( .52) 2(1.04) 1( .52) 2(1.04) 

9 인덕션 1( .52) 1( .52) 0( .00) 1( .52) 0( .00) 

10 기타 16(8.33) 11(5.73) 5(2.60) 10(5.21) 6(3.13) 

합계 192(100.0) 122(63.54) 70(36.46) 98(51.04) 94(48.96) 

※ 정렬은 총 응답 수를 기준으로 함 

 

[표 6]  스마트 가전제품을 모바일 기기와 연동하여 사용하지 않은 이유 

[Table 6] Reasons for Not Using Smart Home Appliances in Conjunction with Mobile Devices 

Unit: N(%) 

No. 응답 N(%) 
성별 시각장애인 유형 

남 여 전맹 저시력자 

1 사용할 방법을 몰라서 20(33.33) 7(11.67) 13(21.67) 5(8.33) 15(25.00) 

2 사용이 불가능해서 14(23.33) 4(6.67) 10(16.67) 7(11.67) 7(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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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가 없어서 11(18.33) 8(13.33) 3(5.00) 4(6.67) 7(11.67) 

4 사용할 자신이 없어서 8(13.33) 4(6.67) 4(6.67) 3(5.00) 5(8.33) 

5 관심이 없어서 7(11.67) 4(6.67) 3(5.00) 3(5.00) 4(6.67) 

합계 60(100.00) 27(45.00) 33(55.00) 22(6.67) 38(63.33) 

※ 정렬은 총 응답 수를 기준으로 함 

 

4.3 스마트 가전 구매결정 및 비사용 요인 

스마트 가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매 및 사용 의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이 인식하는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 및 사용을 하지 않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스마트 가전제품 사용 그룹을 대상으로 구매를 결정에 미치는 주요 요소([표 7])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능’, ‘품질’, ‘가격’ 순으로 많이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른 구매결정 요소를 살펴본 결과 

장애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먼저, 성별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1순위는 

‘접근성’이었으며, 2순위는 ‘기능’, 3순위는 ‘품질’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의 경우, 전맹은 

1순위는 ‘접근성’인 반면 저시력은 ‘기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택하였다.  

둘째, 스마트 가전 비사용 그룹을 대상으로 스마트 가전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유효한 214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스마트 가전을 사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관심이 없어서’, ‘필요가 

없어서’로 나타나,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스마트 가전을 구매하는 데 부담을 느끼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른 비사용 

이유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서 남성은 전체 경향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 반면 여성은 

주된 이유가 ‘관심이 없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의 경우에도 스마트 가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다. 모두 1순위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이었지만, 

전맹의 경우 2순위는 ‘사용할 방법을 몰라서’인 반면 저시력은 ‘관심이 없어서’가 주된 

이유였다. 이를 통해 여성과 전맹은 ‘비용’적 요인 이외에도 ‘사용방법을 몰라서’ 스마트 

가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7]  스마트 가전 구매 결정 주요요인 

[Table 7] Key Factors in Deciding to Purchase Smart Home Appliances 

Unit: N(%) 

No. 응답 N(%) 
성별 시각장애인 유형 

남 여 전맹 저시력자 

1 접근성 134(32.84) 80(19.61) 54(13.24) 89(21.81) 45(11.03) 

2 기능 107(26.23) 57(13.97) 50(12.25) 49(12.01) 58(14.22) 

3 품질 76(18.63) 42(10.29) 34(8.33) 34(8.33) 42(10.29) 

4 가격 56(13.73) 36(8.82) 20(4.90) 13(3.19) 43(10.54) 

5 제조사 23(5.64) 13(3.19) 10(2.45) 3( .74) 20(4.90) 

6 디자인 7(1.72) 2( .49) 5(1.23) 2( .49) 5(1.23) 

7 기타 5(1.23) 5(1.23) 0( .00) 3( .74) 2( .49) 

합계 408(100.0) 235(57.60) 173(42.40) 193(47.30) 215(52.70) 

※ 정렬은 총 응답 수를 기준으로 함 

 

[표 8] 스마트 가전 비사용 요인 

[Table 8] Reasons for Not Using Smart Home App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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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N(%) 

No. 응답 N(%) 
성별 시각장애인 유형 

남 여 전맹 저시력자 

1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59 (27.57) 41 (19.16) 18 (8.41) 25 (11.68) 34 (15.89) 

2 관심이 없어서 44(20.56) 26(12.15) 14(6.54) 17(7.94) 23(10.75) 

3 필요가 없어서 40(18.69) 22(10.28) 22(10.28) 20(9.35) 24(11.21) 

4 사용할 방법을 몰라서 28(13.08) 12(5.61) 8(3.74) 11(5.14) 9(4.21) 

5 사용이 불가능해서 20(9.35) 12(5.61) 16(7.48) 23(10.75) 5(2.34) 

6 사용할 자신이 없어서 17(7.94) 9(4.21) 8(3.74) 6(2.80) 11(5.14) 

7 기타 6(2.80) 5(2.34) 1( .47) 3(1.40) 3(1.40) 

합계 214(100.0) 127(59.35) 87(40.65) 105(49.07) 109(50.93) 

※ 정렬은 총 응답 수를 기준으로 함 

 

4.4 스마트 가전 사용 만족도 

[표 9]는 시각장애인들이 인식하는 만족도를 스마트 가전 전체와 모바일 경험 연동 

경험으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스마트 가전 전체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전반적 

만족도의 평균은 2.59(SD = .96)로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이 전체의 4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스마트 가전과 모바일 기기 연동 경험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2.97(SD = .97)로 전체 

만족도의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스마트 가전 사용 만족도 

[Table 9] Satisfaction with Using Smart Home Appliances 

응답 
전반적인 만족도 모바일 연동 만족도 

N % N % 

매울 불만족 27 15.3 6 5.3 

불만족 49 27.8 35 30.7 

보통 73 41.5 50 43.9 

만족 24 13.6 14 12.3 

매우만족 3 1.7 9 7.9 

합계 173 100.0 114 100 

 

4.5 스마트 가전 접근성 개선 및 요구사항 

스마트 가전의 접근성 개선에 대한 주관식을 공통된 요소로 나눠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다음과 같다. 개선 의견은 1) 시각장애인에게 특화된 기능 탑재, 2) 시각장애인의 

특징을 고려한 화면설계, 3) 시각장애인용 제품 안내를 위한 기능 안내서 제공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눠 분석하였다. 

 

[표 10] 스마트 가전의 접근성 개선 향상을 위한 제안 

[Table 10] Suggestions on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Smart Home Appliances 

구분 관련내용 N % 

기능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 추가 119 43.0 

시각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 103 37.2 

모바일 기기, 스마트가전 등 다양한 기기와의 음성지원 연동 6 2.2 

화면설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제공 3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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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화면 디자인 3 1.1 

제품 설명서 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가이드 제공 9 3.2 

합계 277 100 

 

1) 시각장애인에게 특화된 기능 탑재 

스마트 가전 기능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을 위해 모든 

스마트 가전에 음성안내 및 터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119건)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 시각장애인도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업데이트(103건)에 대한 필요성과 스마트 가전과 모바일, AI 스피커 등을 통한 

음성지원 연계(6건)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음성기능이 없다면 스마트 가전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음성과 터치방식 조작의 일치성 및 음성 안내의 대체방식으로 

물리적 버튼도 존재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음성지원 기능 개선 관련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혼자 사는 전맹 시각장애인들이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메뉴의 

음성이 출력되어야 한다.” 

“스마트 싱크의 경우, 음성 접근과 터치동작 포인트가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렵다. 

스마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모든 제품에 음성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음성에 맞춰 

터치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스마트 가전이 음성 안내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서 중증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제품들이 많다. 반면, 음성 안내가 탑재되어 있긴 하지만 터치 

방식이어서 음성 안내가 무용지물인 제품들도 많이 있다.” 

“음성지원이 되지 않은 스마트 가전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 차라리 

버튼식 가전제품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질 높은 스마트 가전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므로, 오류 

수정과 지속적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아래 응답과 같이 모바일, AI 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와 스마트 가전의 연동이 보다 

간편화되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폰이나 AI 스피커와의 연동방식이 간편화될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음성을 들으면서 기능을  

찾기보다는 연동을 통해, 한 번에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앱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터치 포인트 불인식 오류가 빈번해서, 이런 오류들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쉽게 

스마트 가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다.” 

 

2) 시각장애인 고려 화면설계 

시각장애 가장 많이 원하는 요구 사항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 설계(37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또한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하여 제품을 사용한 후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각장애인 중 전맹과 저시력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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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필요한 기능이 다를 수 있음도 제시되었다. 전맹에게는 음성지원이, 잔존 시력이 

남아있는 저시력은 음성지원과 함께 잔존 시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화면 설계가 

지원되어야 한다. 그 예로 큰 글자나 그림 등을 확대하거나 고대비를 통한 선명한 화면 

모드가 스마트 가전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 스마트 가전의 화면 내용 중, …간혹 중요한 기능인 것 같아 보고 싶어도 음성이 

지원되지 않아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음성지원이 

되지 못한다면, 혼자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 확대 기능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세밀한 기능을 화면에 보여주기보다는 간단하고 명료한 화면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읽을 수도 없고, 설명하는 음성을 듣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사용이 

불편하다.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단순화된 화면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3) 시각장애인용 제품 안내를 위한 기능안내서 제공 

스마트 가전을 구매 시 사용 안내서가 주어지지만, 내용이 많고 글자가 작아서 원하는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간편한 설치 및 안내서 제공이 필요하며, 더불어 관련 서비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설치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설명서 내용이 길어서, 스마트 가전의 설치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필요한 내용만 정확하게 담긴 단순화된 설명서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설치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가 난감한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인들도 서비스센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관련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 생활의 모든 국면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참여를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은 필수적 요건이 되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기본적 권리로 

정보격차를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회제도적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웹 접근성 및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사항은 법 제도 정비 및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향상을 이루었다. 하지만 IoT, AI 등 최신 기술과 관련된 

접근성 보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관련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사회 전반적으로 스마트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특히 주거공간인 집의 

스마트화는 지능형 가전제품의 도입과 함께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스마트 전환의 과정 속에서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 가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시각장애인 4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가지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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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46.1%가 스마트 가전제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어 

시각장애인들도 최근 스마트 가전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 가전은 성별과 장애 정도 상관없이 TV와 에어컨으로 나타났다.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7]에서도 AI 구현 가전제품 중 보유율이 가장 높은 

가전이 TV와 에어컨으로 나타나, 이들 두 가전의 사용률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높은 사용률의 이유는 TV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보편적 

가전이며, 두 가전 모두 음성인식 및 원격제어 등 편리성에 기반한 스마트 기능이 많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 가전제품 사용의 전반적 만족도는 

중간수준 이하이며 부정적 의견이 43.1%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의 사용성을 고려한 

접근성이 보장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만족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모바일과의 연동의 경우 응답자의 약 64.8%가 스마트 가전을 모바일 기기 또는 

앱과의 연동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스마트 가전을 원격으로 

조작 및 통제하고, 여러 가전들을 연결하는 것은 스마트홈의 핵심 기능이다. 본 연구 

응답자의 2/3 정도가 모바일 연동성을 경험해 보았다는 것은 스마트 가전의 핵심기능을 

통한 자동화를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응답자의 1/3 정도는 스마트 가전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연동 경험을 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 ‘사용할 방법을 

몰라서’가 가장 많았다. 시각장애인이 느끼는 스마트 가전 사용방법의 복잡성은 타 

연구결과에서도 발견된다. Pradhan et al.[6]은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 가전과 연결된 

앱(paired app)을 사용하면서 설치 및 인터넷 연결 과정에서 복잡성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원활한 ‘스마트 가전기기-모바일’ 연동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설치 

단계의 간소화 및 자동화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각장애인이 스마트 가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매결정 요인 및 비사용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먼저 구매 결정에서는 접근성과 기능이 중요한 요인이며, 

상대적으로 디자인 및 제조사의 중요성은 낮은 편이었다. 비사용의 이유로는 높은 

비용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가전의 전환의도를 분석한 연구에서 

기능적 결핍과 비용적 결핍이 전환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즉, 스마트 

가전이 기존 일반 가전에 비해 제공하는 기능과 비용이 매력적일수록 전환의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스마트 가전이 기능의 결핍을 해소함과 동시에 

접근성을 보장해야지만 구매 및 사용까지 연결될 수 있다. 더불어 여성과 전맹 사용자는 

‘사용방법을 몰라서’를 비사용의 주요 이유로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층을 위한 

스마트 가전 사용법 교육에 대한 안내서 제공 및 교육 제공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용방법의 간소화, 디지털 접근성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스마트 가전제품의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서 ’음성 기반 인식 및 출력’이 가장 

많이 제안되었다. 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보다 많은 스마트 가전제품에서 음성지원 

기능을 탑재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디자인적으로 스마트 

가전이 LCD 터치패널 방식이 도입이 되고 있다. 터치기반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더라도 

음성인식 조작 및 대안적 조작 방법들이 공존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다중 조작 방식의 중요성이 발견되는데 음성 조작뿐만 아니라 제스춰, 

직접 조작, 스마트 기기(와치, 모바일)를 통한 조작 등이 제공되면 원거리, 소음이 심한 

상황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스마트 가전의 통제가 가능하다[6]. 더불어 스마트 가전의 

사용 중 발생하는 오류 및 수리 상황과 관련해서도 시각장애인들이 음성으로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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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거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의 존재가 필요하다. 최근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으로 가전제품의 매뉴얼을 읽어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제공되는 제품의 수는 제한적이다. 향후 단순한 매뉴얼 제공이 아닌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점자와 음성 매뉴얼 제공을 확대 또는 제도화하고 스마트 기기의 

연동 방식의 간소화를 통해 스마트 가전의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5.2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408명이었으나 문항에 따라 유효 응답 수가 달라 문항별 응답 수 분석에 차이가 있다. 

더불어 스마트 가전 접근성 현황 파악을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전반적 

경향성은 제시하지만 변수 간의 관계성 및 활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분산분석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근거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그룹 간에 큰 차이점은 없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스마트 가전 구입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ICT 친숙도, 테크놀로지 

수용도와 같은 정의적 변수들을 포함하여 스마트 가전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스마트 가전 접근성 

현황을 살펴보았다. 개선 의견을 묻는 서술형 문항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인식하는 

접근성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활용 정도나 접근성 정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함께 질적 관찰 및 내러티브 

연구를 수행하여, 심층적이며 다각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전무했던 스마트 가전의 접근성 

문제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연구자 

관찰 및 소규모 사용자 대상의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사용현황 및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점을 찾을 수 있다.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 과정 및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 속에서 스마트 가전의 수요 및 도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잘 

사용한다면 스마트 가전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사용자들이 기술의 도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품개발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접근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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