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선언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을 높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은 목표 달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50 탄

소 중립 추진전략”,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등 주요 계획

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0년까지 주민참여형 태양

광 보급 목표를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년까지 

30~35%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확충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탄

소 중립은 에너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

지 비중을 2050년까지 57~71%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온실가

스 배출량은 에너지 부문 87%, 비 에너지 부분 13%로 탄소 

중립을 위해 에너지 분야가 주를 이루며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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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태양광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전망이 된다고 제시하였다(김연중, 서대석, 허

정회, & 이정민 2021).

최근에 농산물을 생산하면서도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

는 영농형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기존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전력 생산도 할 수 있어 생산적인 농업 활동과 

전력 생산 활동을 병행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은 산업으로의 기능 이외에도 식량 안보 유지, 공익적 가치 

등 농업이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 등이 중요하다. 환경 관련 문제, 

농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 농촌 지역사회의 수용성 이슈 등 아직 

영농형 태양광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신동원, 정예민, & 이창훈 2021). 따라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인지 부족 및 이해관계의 충돌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를 이용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영농형 태양광에 관

한 수용의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를 살펴보면, 2021년 농가 수는 2012년 대비 10.4% 감소했으며,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 고령화율(17.1%)보다 약 2.7

배 높은 46.8%로 나타났다(통계청). 농업경영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기술 도입을 통한 탄소 저감 노력이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 농촌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새로

운 기술의 도입에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재학 외(2020)

의 연구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현황을 설명하며 

전망을 제시하였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순병민 외(2021)의 연구에서는 단순 

농가소득 모형을 구축해 영농형 태양광 설치로 인한 농가소득 

변화를 나타냈으며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위한 금융과 전력 지

원의 변화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영혁 외

(2019)의 연구에서는 한국남동발전에서 구축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실증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에서 이러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차원의 농지 관련 법규 개정 방안과 

REC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철현 외(2018)의 연구

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국내외 추진 동향을 언급

하며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기본 구성 요소인 태양광 모듈, 전기

배선 외에도 표준 재배 기법, 태양광 구조물의 규격 및 배치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한재홍 외(2021)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형과 농업환경에 적합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영농 

실증을 위하여 고구마를 대상으로 작물 생육 특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 고도연 외(2022)의 연구에서는 횡성군을 대상으로 환

경적으로 건전한 APV 고려지역을 선정 및 그 발전 잠재량을 

산정하였으며, 합리적인 APV 입지를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세

한 접근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Weselek, A외

(2019)의 연구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은 기후 변화, 세계에너지 

수요, 식량 안보 및 토지 이용과 같은 주요 현재 및 미래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농업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영농형 태양광 관련 선행연구들이 다양하게 수행되

고 있으나, 대부분이 실증사업 및 기술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기술이 갖는 기능이나 작물 재배에 관련된 연구

도 중요하지만, 향후 도입⋅확산에 대한 논의에는 한계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수요자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배경으

로 하였다. 영농형 태양광 확산에 기대하는 가치는 농지의 환경

을 보전하면서 영농을 지속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농형 태양광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주요 사업

이 되기 위해서는 농민이 사업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임차농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에 놓인 농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농민의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는 영농형 태양광 관

련 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자와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관련 정책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영농형 태양광 개념적 정의

영농형 태양광은 <그림 1>과 같이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

을 갖춘 발전소를 구성하고 패널 하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형

태이며, 일반 농촌형 태양광과 다르게 작물이 요구되는 일사량

을 제공할 수 있어 태양광 발전과 동시에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에서 3.5m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

앙기, 콤바인 등 규모가 있는 경작 기계 사용이 가능하다.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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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양광은 추적식과 고정식으로 구분되며, 추적식은 태양을 

따라 추적하여 많은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며 단일 기둥 형태의 

구조이다. 태양을 추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지 방향과 모양

에 상관없이 설치 가능하며, 농기계의 이동이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고정식은 모듈이 고정된 형태이며 농기계 이동에 제약이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대상 작물, 설비의 종류 및 기술 등에 따라 작물 생산

량이 달라지며, 작물마다 생육에 필요한 포화 광합성량이 존재

하여, 태양광 모듈의 크기와 배치를 조절하여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일조량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농촌형과 영농형으로 구분한다. 

이에 대한 차이는 대상 경작 여부이며, 본 연구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농지에 영농활동을 지속하면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

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2)

그동안 합리적 행위이론(TRA)을 기반으로 기술수용모델

(TAM)이 많이 사용되었다(Davis, 1989). 또한, 농업 분야에서

는 기술수용모델(TAM)을 이용해 신품종⋅신기술 확산과 적용

을 위해 농업인의 수용과정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김웅 외 3인, 2014; 김덕현 외 2인, 2015; 최종

산 외 3인, 2018). 그러나 기술수용모델은 사용자의 개인적 성

향을 고려하지 못하여 Venkatesh et al.(2003)은 모형의 설명력

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수용모델과 관련된 대표적인 모델을 종

합하여 통합기술수용모델(UTAUT)를 제안하였다.

통합기술수용모델(UTAUT)은 4가지 핵심변수인 성과기대

(Performance Expectancy), 노력기대(Effort Expectancy),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에 성별

(Gender), 나이(Age), 경험(Experience), 자발성(Voluntariness of 

Use)을 조절(통제)변수로 두고 행위의도(Behavioral Intention)

와 사용행위(Use Behavior)을 추가한 모델이다. UTAUT는 도입 

초기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기술의 수용과정에서 

일어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되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의 기술사

용과 수용의도를 설명하기에는 영향력이 떨어졌다. Venkatesh 

et al(2012)의 연구에서 UTAUT를 소비자 측면까지 확장해 영향

력을 높인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2) 모델을 <그림 2>

와 같이 제시하였다.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2)는 신기술 및 제품 수용 

시 쾌락적 동기나, 가격 가치, 습관 요인을 수용 의도의 예측변

수로 추가하여 제시하였다(Venkatesh et al. 2012). 추가로 기

존에 제시된 선행요인과 행위의도 사이에 새로운 매개변수가 추

가된 연구가 있으며, Pappas 등(2014)은 매개변수를 UTAUT2 

선행요인과 이용의도 사이에 제시하였다.

출처: Metsolar. (2023). What is agrivoltaics? How can solar energy and agriculture work together? 
https://metsolar.eu/blog/what-is-agrivoltaics-how-can-solar-energy-and-agriculture-work-together (accessed on 20 February 2023)

<그림 1>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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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 및 모형

3.1. 가설설정

3.1.1 성과기대

성과기대는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작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개인이 생각하는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Venkatesh et al., 2012). 혁신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생활의 편의성이 더욱 증대된다고 믿으면 혁신 제품에 대한 사

용의도가 증가하여 더욱 수용이 촉진된다(Martin, & Herrero, 

2012). 본 연구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면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농업인이 믿는 정도를 성과기대로 정의하였다(박정혜, 

2018; Venkatesh et al., 2012). 선행연구로는 QR코드 사용자

의 행동의도를 연구한 이승배(2018)은 성과기대가 개인 혁신성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NS 사용의도를 연구한 

이문봉(2012)은 성과기대는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신기술이 본인의 업무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며, 이

러한 인식은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영농형 태양광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 : 성과기대는 사용자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 : 성과기대는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노력기대

노력기대는 해당 시스템의 기술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Venkatesh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영농

형태양광을 사용할 때 농업인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

를 노력기대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로는 QR코드 사용자의 행

동의도를 연구한 이승배(2018)은 노력기대가 개인 혁신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모바일에서의 무료 동영상 이용

의도를 연구한 이지은(2017)은 노력기대는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새로운 기술이나 신제품에 대해 사용

하기 편리하거나 쉽다고 인지할수록 기술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높아진다고 판단된다(박정혜, 2018; Venkatesh et al., 2012).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영농형 태양광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

이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3 : 노력기대는 사용자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H4 : 노력기대는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처 : Venkatesh et al. (2012). The UTAUT model. Minnesota, MIS Quarterly. p.160. 
<그림 2>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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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촉진조건

촉진조건은 새로운 기술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조직적 

인프라가 존재한다고 믿는 정도이다(Venkatesh et al., 2003; 

Bhatti, 2007). 또한 다양한 연구에서 촉진조건이 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Thomas, Singh, & Gaffar, 

2013; Wong, Wei-Han, Loke, & Ooi, 2014). 본 연구에서는 

영농형태양광 도입 지원을 하기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믿는 정도를 촉진조건으로 정의하였다(박정혜, 2018; Venkatesh 

et al., 2012). 스마트팜 도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용의도를 연구

한 강덕봉(2020)은 촉진조건이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촉진조건 변수도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5 : 촉진조건은 사용자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H6 : 촉진조건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4 사회적영향

사회적영향은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 할 수 있다(Venkatesh et al., 2003). Bagozzi, & Lee(2002)

는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 이용이 중요하다고 인지하면 사

용자도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인들이 영농

형 태양광을 도입해야 한다는 믿는 정도를 사회적 영향으로 정

의하였다(박정혜, 2018; Venkatesh et al., 2012). 선행연구로는 

QR코드 사용자의 행동의도를 연구한 이승배(2018)는 사회적 

영향이 개인 혁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람회

에서 NFC 서비스에 대한 수용의도를 연구한 정희정(2017)은 

사회적영향이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만

약 사용자가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인지하면 사용자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7 : 사회적영향은 사용자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8 : 사회적영향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5 투자효용

가격효용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때 얻게 되는 금전적 비용 

대비 효과에 관한 것으로, 가격효용 역시 새로운 기술의 사용의

도를 설명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Venkatesh et al., 

2012). 구매한 제품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익과 가치요인들

은 행동의도를 유발하는 원인변수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Michael K. Rich 1999). 본 연구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

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 대비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를 투자효

용이라고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Venkatesh et al., 

2012; 김재철, 2021). 스마트농업 수용의도를 연구한 김재철

(2021)은 투자효용이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가

정하였지만 투자효용과 수용의도 간 유의한 영향 관계를 밝히

지 못했다. 금전적 비용에 비해 인지된 가치가 수용 의도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9 : 투자효용은 사용자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H10 : 투자효용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6 사용자 혁신성

사용자 혁신성은 사회 시스템 내에서 개인이 다른 구성원보

다 혁신을 상대적으로 빨리 수용하는 성향을 말하며, 혁신자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자극에 개방적인 소비자라 할 수 있다

(Leavitt, & Walton, 1975). Lin et al.(2007)은 혁신 기술 수용

자의 개인 특성인 기술 준비도를 선행변수로 도입하여 기술수

용모델을 확장한 TRAM을 개발함으로써, TRAM모델이 자발

적으로 수용을 결정하는 소비재 시장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

을 증명하였으며, 소비자의 혁신성은 혁신기술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사용의도

를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Hirschman(1980)은 혁신성을 

개인의 새로운 기술을 추구하는 열의라고 정의하면서 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하며, 개인 혁신성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농업인보다 혁신 기술을 빨리 수용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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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향을 사용자 혁신성이라고 정의하였다(김재철, 2021; Lin 

et al., 2007). QR코드 사용자의 행동의도를 연구한 이승배

(2018)는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과 사용자의 행동의

도에서 개인의 혁신성이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정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1 : 사용자 혁신성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M1 : 사용자 혁신성은 성과기대와 수용의도 간의 관계

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M2 : 사용자 혁신성은 노력기대와 수용의도 간의 관계

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M3 : 사용자 혁신성은 촉진조건과 수용의도 간의 관계

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M4 : 사용자 혁신성은 사회적영향과 수용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M5 : 사용자 혁신성은 투자효용과 수용의도 간의 관계

를 매개할 것이다.

3.2. 모형 설계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업인의 영농형태양광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술수용이론을 통합하여 설명력이 높아진 UTAUT2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형 태양광 수용 의도에 초

점을 맞추고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UTAUT2 모형의 사용된 

변수에서 쾌락적 동기, 습관 요인은 제외하였다. 조사 대상자가 

농업인이고 아직 영농형 태양광은 시장에 진입하지 않아 습관 

요인을 제거하였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

하기 때문에 쾌락적 동기를 제외하였다.

영농형 태양광 수용의도에 대한 분석을 위해 UTAUT2 모델

에서의 성과기대, 노력기대, 촉진조건, 사회적 영향, 투자효용을 

채택하였다. 사용자 혁신성은 새로운 기술 및 신제품의 수용 

확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사용자 혁신성을 추가하

였다. 특히, 혁신성 변수는 독립변수와 수용 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매개 변수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성과기대, 노력기대, 촉진조건, 사회적영향, 투자효용이 사

용자 혁신성을 매개로 영농형 태양광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고자 다음 <그림 3>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3.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대면 방식으로 2022년 11월부터 ~ 

12월 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230농가로부터 설문 응답을 

얻어내어 불성실한 응답 및 무응답 설문지를 제외한 212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리커트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표 1>. 각 변인의 측정항목은 

기본적으로 Venkateshet al.(2012)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다만, 

혁신성은 스마트 농업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측정 항목을 재구

<그림 3> 연구 모형



21농업인의 영농형 태양광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

www.extension.or.kr (학회홈페이지)
ⓒ 2023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www.jaecd.org (저널홈페이지)

성하였다(김재철 2021; Lin et al 2007).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들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문항들에 대해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의 경로 분석과 부트

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총 212개의 표본 대상의 인구통계

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먼저 성별을 살펴

보면, 남성은 130명으로 61.3%, 여성은 82명으로 38.7%로 나

타났다. 연령을 살펴보면 50대가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요 

재배 품목은 식량작물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간 

농업소득은 2,000만 원 미만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농경력은 5년 미만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영규모

는 1,000평 미만이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차 비중은 

20% 미만이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변수 측정항목 근거

성과기대

1 영농형 태양광을 사용하면 농사에 유용할 것이다

박정혜(2018)
Venkatesh
et al.(2012)

2 영농형 태양광을 사용하면 에너지 효율화를 이룰 것이다
3 영농형 태양광을 사용하면 안정된 전기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다
4 영농형 태양광은 내가 하는 일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5 영농형태양광 도입으로 농가의 수익이 개선될 것이다
6 영농형태양광 도입으로 농외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7 영농형태양광 도입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노력기대

1 영농형 태양광 사용법은 배우기 쉬울 것이다
박정혜(2018)
Venkatesh
et al.(2012)

2 영농형 태양광의 기능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3 영농형 태양광을 사용하기 쉽다는 것을 안다
4 영농형 태양광의 사용에 능숙해 지는 것은 쉬울것이다
5 영농형 태양광을 사용하는 것은 용이할 것이다

사회적 영향
1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박정혜(2018)

Venkatesh
et al.(2012)

2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영농형 태양광을 사용할 것이다
3 주변 사람들은 영농형 태양광 사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촉진조건

1 영농형 태양광 설비 설치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정혜(2018)
Venkatesh
et al.(2012)

2 영농형 태양광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처음 설치할 때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투자효용

1 영농형 태양광을 사용하기 위한 지불가격(설치비 등)은 합리적인 것 같다
김재철(2021)
Venkatesh
et al.(2012)

2 영농형 태양광을 사용하면 투자대비 성능이 높을 것이다
3 영농형 태양광은 현재 투자에 비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4 영농형 태양광은 기존의 화석에너지에 비해 발전단가가 합리적인 것 같다

혁신성
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새로운 기술 등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김재철(2021)
Lin et al.(2007)2 나는 새로운 기술이나 최신 장비의 사용법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나는 새로운 기술 등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

수용의도

1 나는 향후 영농형 태양광을 사용할 생각이 있다

박정혜(2018)
Venkatesh
et al.(2012)

2 나는 향후 영농형 태양광을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3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농형 태양광 사용을 추천할 것이다
4 나는 영농형 태양광을 우리 마을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5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여 새로운 농업경영을 하고 싶다

<표 1> 변수의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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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설 검증 결과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기 이전에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값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 다음 <표 3>와 같이 기술 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성과기대를 보면 평균 3.55, 표준편차 0.887

로 나타났다. 노력기대는 평균 3.30, 표준편차 0.938으로 나타

났다. 사회적영향은 평균 3.18, 표준편차 0.983으로 나타났다. 

촉진조건은 평균 3.44, 표준편차 0.907로 나타났다. 투자효용은 

평균 2.98, 표준편차 0.897으로 나타났다. 혁신성은 평균 3.49, 

표준편차 1.007로 나타났다. 수용의도는 평균 3.25, 표준편차 

1.084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절대값이 3, 첨도는 절대값이 10을 

벗어나지 않으면 해당 변수가 정규분포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응답 자료 정규성 검토 결과 일변량 정규성 가정에는 왜도와 

첨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성과기대 3.55 0.887 -0.369 0.062
노력기대 3.30 0.938 0.051 -0.384

사회적영향 3.18 0.983 -0.063 -0.533
촉진조건 3.44 0.907 -0.428 0.194
투자효용 2.98 0.897 0.070 -0.288
혁신성 3.49 1.007 -0.373 -0.516

수용의도 3.25 1.084 -0.172 -0.716

<표 3> 변수 기술통계분석 결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증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경우 동

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의미하고 

Cronbach’s Alpha 검증 결과가 0.6 이상일 경우 신뢰도가 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30 61.3

영농경력

5년 미만 64 30.2
여 82 38.7 5년 이상 10년 미만 48 22.6

합계 212 100.0 10년 이상 20년 미만 55 25.9

연령

30대 이하 17 8.0 20년 이상 30년 미만 27 12.7
40대 46 21.7 30년 이상 18 8.5
50대 75 35.4 합계 212 100.0
60대 65 30.7

귀농여부
(5년 이내)

예 86 40.6
70대 이상 9 4.2 아니오 126 59.4

합계 212 100.0 합계 212 10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50 2.4

경영규모

1000평 미만 47 22.2
고졸 84 39.6 1000평 이상 2000평 미만 44 20.8

대학교 졸업 106 50.0 2000평 이상 3000평 미만 28 13.2
대학원 이상 17 8.0 3000평 이상 5000평 미만 36 17.0

합계 212 100.0 5000평 이상 10000평 미만 25 11.8

주요 재배품목

식량작물 71 33.5 10000평 이상 32 15.1
채소 48 22.6 합계 212 100.0
과수 54 25.5

임차비중

20미만 145 68.4
특용작물 21 9.9 20~40미만 16 7.5

화훼 8 3.8 40~70미만 35 16.5
기타 10 4.7 70~100 16 7.5
합계 212 100.0 합계 212 100.0

연간 농업소득
(2021)

2000만원 미만 90 42.5

환경 관심정도

매우관심있음 70 33.0
2000~4000만원 44 20.8 관심있음 85 40.1
4000~6000만원 39 18.4 보통 48 22.6
6000~8000만원 15 7.1 없음 6 2.8

8000~1억원 16 7.5 매우 없음 3 1.4
1억 이상 8 3.8 합계 212 100.0

합계 212 100.0

<표 2> 표본 대상의 인구 통계적 특성 (N=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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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과기대를 보면, 신뢰도 값이 0.938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노력기대를 보면, 신뢰도 값이 0.962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사회적영향을 보면, 신뢰도 값이 0.894로 높은 신뢰도

를 보였다. 촉진조건을 보면, 0.919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투자효용을 보면, 0.919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혁신성을 보

면, 0.910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수용의도를 보면, 0.996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표 4>.

변수명 문항수 Cronbach’s Alpha

성과기대 7 .938

노력기대 5 .962

사회적영향 3 .894

촉진조건 4 .919

투자효용 4 .919

혁신성 3 .910

수용의도 5 .966

<표 4>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와 신뢰도 분석 이후, 변수들의 상관

관계를 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상관분석

의 상관계수는 -1~+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관계수 앞에 (-)

가 있으면 부의 상관관계로 두 변수의 방향은 반대이고, (+)은 

양의 상관관계로 두 변수는 같은 방향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다음 <표 5>는 Pearson 상관분석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 양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투자효용 모두 수용의도와 (+) 양의 관계이며 

유의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혁신성과 수용의도 간에

도 (+) 양의 관계이며, 유의한 상관관계가 측정되었다.

성과
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
조건

투자
효용 혁신성 수용

의도
성과
기대 1 　 　 　 　 　 　

노력
기대 .671** 1 　 　 　 　 　

사회적
영향 .721** .60** 1 　 　 　 　

촉진
조건 .633** .640** .684** 1 　 　 　

투자
효용 .626** .633** .649** .563** 1 　 　

혁신성 .673** .589** .575** .595** .602** 1 　
수용
의도 .730** .616** .762** .671** .643** .666** 1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표 5>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CFI, TLI, 

RMSEA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표 6>. 증분적합지수 

중 CFI 값과 TLI 값이 클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보며, 

대략 0.9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 반면 RMSEA 값은 작을

수록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 RMSEA <.10이면 보통 적합도로 

해석한다.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투자효용, 혁

신성, 수용의도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1,028.084(p<.001), 

TLI=0.906, CFI=0.916, RMSEA=0.084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각 관측변인이 잠재변인을 반영하는지

를 파악하기 위해, 관측변인들의 요인 부하량을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투자효용, 

혁신성, 수용의도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

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준화 경

로계수(β)가 0.5 이상으로 나타나, 개념 타당도를 만족하였다.



24 김원빈⋅안주영⋅심근호⋅엄지범

ⓒ 2023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수렴타당도는 동일개념을 측정하는 복수의 문항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렴타당도를 검

정하기 위해 각 변수에 대한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값을 

측정하였다. 수렴타당도는 개념신뢰도가 0.7 이상, 평균분산추

출값이 0.5 이상이면 수렴타당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다음 <표 7>와 같이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값이 기준

값 이상으로 나타났다.

변수 평균분산추출값(AVE) 개념신뢰도(CR)
성과기대 0.691 0.940
노력기대 0.834 0.962

사회적영향 0.739 0.895
촉진조건 0.742 0.920
투자효용 0.759 0.926
혁신성 0.780 0.914

수용의도 0.846 0.965

<표 7>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Estimate

S.E. C.R.
Β β

성과기대

성과기대1 1.000 0.796
성과기대2 0.906 0.835 0.065 13.967***
성과기대3 0.830 0.830 0.060 13.836***
성과기대4 0.921 0.821 0.068 13.644***
성과기대5 0.907 0.873 0.061 14.873***
성과기대6 0.876 0.841 0.062 14.100***
성과기대7 0.885 0.822 0.065 13.674***

노력기대

노력기대5 1.000 0.892
노력기대4 1.015 0.918 0.048 21.235***
노력기대3 1.062 0.905 0.052 20.453***
노력기대2 1.016 0.925 0.047 21.677***
노력기대1 1.033 0.927 0.047 21.799***

사회적영향
사회적영향3 1.039 0.862
사회적영향2 1.074 0.881 0.068 15.370***
사회적영향1 1.000 0.836 0.068 15.876***

촉진조건

촉진조건4 1.000 0.852
촉진조건3 1.027 0.846 0.066 15.620***
촉진조건2 1.105 0.902 0.063 17.411***
촉진조건1 1.076 0.844 0.069 15.532***

투자효용

투자효용4 1.000 0.800
투자효용3 1.196 0.913 0.075 15.854***
투자효용2 1.243 0.902 0.080 15.590***
투자효용1 1.122 0.866 0.076 14.711***

혁신성
혁신성3 1.000 0.813
혁신성2 1.072 0.898 0.068 15.853***
혁신성1 1.133 0.934 0.068 16.617***

수용의도

수용의도5 1.000 0.900
수용의도4 0.939 0.890 0.047 20.189***
수용의도3 1.015 0.909 0.048 21.335***
수용의도2 1.036 0.954 0.042 24.573***
수용의도1 1.008 0.944 0.042 23.766***

χ df TLI CFI RMSEA

1,028.084 413 0.906 0.916 0.084

<표 6> 측정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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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에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면 성과기대, 촉진조건, 투자

효용은 혁신성에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석되었

다. 노력기대와 사회적 영향은 혁신성과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정되지 않아서 기각되었다. 한편, 수용의도에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면 노력기대, 혁신성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를 미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성과기대, 촉진조건, 사회적

영향, 투자효용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증되지 않

아서 기각되었다<표 8>.

혁신성에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면, 가설 H1을 살펴보면 비표

준화 베타의 값이 0.414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4.243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과기대에 대한 가설 H1은 채택되었다.

가설 H3를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059로 나타났

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0.693이고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력기대의 

정(+)의 영향은 기대와 같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H3은 기각되었다.

가설 H5를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 값이 0.267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602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촉진조건에 대한 가설 H5

은 채택되었다.

가설 H7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 값이 -0.112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938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영향은 

음(-)의 영향은 가설과 상반되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

의하지 않아 가설 H7은 기각되었다.

가설 H9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 값이 0.288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784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자효용에 대한 가설 H9

은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수용의도에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면, 가설 H2, H6, 

H8, H10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각각 0.183, 0.148, 

0.498, 0.121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1.900, 1.496, 

4.250, 1.216이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과기대, 촉진조건, 사회적영향, 투자효용

은 정(+)의 영향은 기대와 같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아 가설 H2, H6, H8, H10은 기각되었다.

가설 H4를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 값이 0.003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048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력기대에 대한 가설 H4

은 채택되었다.

가설 H11를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 값이 0.218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686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혁신성에 대한 가설 H11은 

채택되었다.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영향, 촉진조건, 투자효용과 수용

의도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

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Estimate, S.E.,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을 분석하

였다. 완전매개효과는 매개변인이 없으면 독립이 종속에 영향

을 못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문매개 효과는 매개변인 없이

도 독립이 종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설 검증 

결과, 혁신성은 성과기대, 촉진조건, 투자효용과 수용의도간에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영향, 노력기대와 수용

경로
Estimate

S.E. C.R. 가설
Β β

H1 성과기대 → 혁신성 0.414 0.437 0.098 4.243 채택
H3 노력기대 → 혁신성 0.059 0.059 0.086 0.693 기각
H5 촉진조건 → 혁신성 0.267 0.245 0.103 2.602 채택
H7 사회적영향 → 혁신성 -0.112 -0.112 0.120 -0.938 기각
H9 투자효용 → 혁신성 0.288 0.242 0.103 2.784 채택
H2 성과기대 → 수용의도 0.183 0.164 0.096 1.900 기각
H4 노력기대 → 수용의도 0.004 0.003 0.080 0.048 채택
H6 촉진조건 → 수용의도 0.148 0.115 0.099 1.496 기각
H8 사회적영향 → 수용의도 0.498 0.420 0.117 4.250 기각
H10 투자효용 → 수용의도 0.121 0.086 0.099 1.216 기각
H11 혁신성 → 수용의도 0.218 0.185 0.081 2.686 채택

<표 8> 구조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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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간의 관계에서의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표 9>.

성과기대와 수용의도간에 혁신성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

간에서 .021~.159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여 0을 포함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성과기대는 수용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으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성과기대와 

수용의도간에 혁신성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가설 M1는 채택되었다.

촉진조건과 수용의도간에 혁신성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

간에서 .003~.097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여 0을 포함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촉진조건은 수용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으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촉진조건과 

수용의도간에 혁신성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가설 M4는 채택되었다.

투자효용과 수용의도간에 혁신성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

간에서 .010~.103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여 0을 포함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투자효용과 수용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으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투자효용과 

수용의도간에 혁신성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가설 M5는 채택되었다.

노력기대와 수용의도간에 혁신성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

간에서 -.013~.070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여 0을 포함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M2는 기각되었다.

사회적영향과 수용의도간에 혁신성의 매개효과는 95% 신뢰

구간에서 -.035~.038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여 0을 포함한 것

으로 나타났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 따라서 가설 M3는 기각되었다.

5. 결론

최근 농업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사와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수용의도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2)을 이용하여 성과기

대, 노력기대, 촉진조건, 사회적영향, 투자효용이 사용자 혁신성

을 매개로 영농형 태양광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

다. 조사는 2022년 11월부터 12월 1일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212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혁신성에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면 성과기대, 촉진조

건, 투자효용은 혁신성에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

석되었다. 그러나, 노력기대와 사회적 영향은 혁신성과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정되지 않아서 기각되었다. 이들의 영향 관계를 

보인 변수의 영향력은 성과기대(β=.437), 촉진조건(β=.245), 

투자효용(β=.242) 순으로 나타났다.

수용의도에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면 노력기대, 혁신성은 수

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를 미치고 있음이 분석되었

다. 그러나 성과기대, 촉진조건, 사회적영향, 투자효용은 수용의

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증되지 않아서 기각되었다. 이들의 

영향 관계를 보인 변수의 영향력은 혁신성(β=.185), 노력기대

(β=.003) 순으로 나타났다.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영향, 촉진조건, 투자효용과 수용

의도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가설 검

증 결과 혁신성은 성과기대, 촉진조건, 투자효용과 수용의도간

에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혁신성은 사회적영향, 노

력기대와 수용의도 간의 관계에서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 수용의 검증을 위해 사용된 기술수용모델과 통합기

술수용모델에서 사용자 혁신성은 주요 변수로 설정되지는 않았

경로 β S.E.
95% 신뢰구간

매개효과
LLCI ULCI

M1 성과기대→혁신성→수용의도 0.082 0.035 0.021 0.159 ㅇ
M2 노력기대→혁신성→수용의도 0.020 0.021 -0.013 0.070 x
M3 사회적영향→혁신성→수용의도 -0.004 0.018 -0.035 0.038 x
M4 촉진조건→혁신성→수용의도 0.043 0.024 0.003 0.097 ㅇ
M5 투자효용→혁신성→수용의도 0.048 0.024 0.010 0.103 ㅇ

<표 9> 모형 매개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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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통합기술수용모델 이후 수행된 연구들에서 신기술 

수용과 확산에 있어서 사용자의 혁신성이 주요한 개념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혁신성을 매개변수로 채

택하여 주요 변수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촉진조건, 사회적영향, 

투자효용과 수용의도간에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를 통한 주요 결과 및 농가들의 영농형 태양광 수용의

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설정된 요인들 간의 검정결과를 보면 노력기대는 영농

형 태양광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진원(2018), 이승배(2018)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력기대를 농업인이 영농형 태양광을 용이하게 사

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영농형 태양광은 휴경지의 

비중을 줄이고 농경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농업인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공급함으로써 

농가 수 감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농가가 

이를 수용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이 더 

크게 부각되어 느낄 수 있다. 농업인의 노력기대를 향상하기 

위해 사업자는 농업인들과 소통하여 농지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다양한 이점과 활용방안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사업자는 지

역 주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영농형 태양광 선진시설 견학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소개하며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 및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농가 인식을 제고시켜

야 할 것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하부 농업 체험을 통해 영농

형 태양광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해소하며, 농업인이 직접 

체험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인식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기대된다.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

보함으로써 잠재적 사용자인 농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도 및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

화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영농형 태양광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혁신성은 성과기대와 수용

의도간에 완전 매개를 가진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서 설명한 영농형 태양광이 가지는 이점을 강화하여 

농가가 지각하는 가치를 향상하며, 영농형 태양광 자체의 혁신

성을 강조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농업과 전력 생산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

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치 이후의 관리 교육을 통해 농업

인들이 장기적으로 시설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영농 맞춤형 시설이 보급

되어야 한다. 시설이 하부의 작물 성장 및 영농활동에 방해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작물 성장 및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 향상을 

위해 농지별, 작물별 영농형 태양광 시공 가이드라인을 상세하

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농가들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혁신성은 투자효용과 수용

의도간에 완전 매개를 가진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이는 농가의 

혁신 기술 수용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자는 영농형 태양광

의 기술적인 발전과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연구가 이뤄지고 있

으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를 농가들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작물의 생산성과 태양광 

발전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 및 경제적 

평가를 위해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은 도입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농가에 있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비용의 문제로 개인 농가가 자체적으로 도입하기엔 더욱 어려

운 실정이며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만큼의 경지면적 또한 필

요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 혹은 지역단위

의 조직화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마을 및 지역단위로의 대응 방안이 필

요할 것이다.

넷째,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혁신성은 촉진조건과 수용

의도간에 완전 매개를 가진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영농형 태양

광 사업은 농민을 위한 사업이므로 농민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지법의 개정안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지원, 컨설팅 

지원, 실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농가들이 설치 

시 설치비용의 부담이 없도록 장기적인 융자지원이 필요하며,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시공업체와 개별 컨설팅 비용을 지

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가의 안정적인 전력 소득을 위해 

계통한계가격(SMP), 공급인증서가격(REC)을 일정 기간 고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영농형 태

양광 REC 가중치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REC 가중치를 이용

한다면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의 보

급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째,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혁신성은 설정된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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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용의도간에 완전 매개를 가진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이는 

영농형 태양광을 촉진 시킬 다양한 활동 및 정책 등을 시행하기 

전 대상 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지바현 

고헤야마 농원⋅지바현 이스미시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농업 스타일을 영농형 태양광 중심으로 제안하였으며, 젊은 

층 대상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며 하부에 블루베리를 재

배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꺼리지 않는 비교적 

젊은 청년층 및 마을 리더들을 대상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

적으로 도입하여 이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은 농가의 지속적인 수입 공급원으로써 

작용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의 피해를 감소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 영농형 태양광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농가들과 소통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

다. 농가와 정부 모두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도출된 분석 결과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하기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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