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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태블릿PC와 같이 사용자가 항상 휴대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의 보급률이 각각 

77.1%, 14.8%로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스마트기기가 소비자의 일상에서 보편화되

고 있음을 보인다(2012,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기기는 이제 단순히 소비자가 서비스와 콘텐

츠를 전달받는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맥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접점이 되는 것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매

개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특히 스마트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위치, 환경적 맥락, 이용자의 행동 등)의 내용과 활용가능성에 대

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다. 정보의 다양성(variety), 실시간성(velocity), 양(volume)을 핵심으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스마트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정보의 소비자분석에의 

활용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실시간

으로 사용자 로그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세계와 사이버스페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2012년 스마트 리얼리티 테스트베드(Smart Reality Testbed)를 구축하고, 서

울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50명을 상대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데이터 수집기간은 2012년 

11월 10일에서 12월 9일까지 한 달 간이었고, 데이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첫 번

째 방식은 매시 정각마다 해당 시점에 사용자가 수행한 행위, 행위의 장소, 행위를 함께 한 

사람을 사용자가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방식으로는 사용자가 해당 시점에 사용했

거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앱에 대한 로깅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병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은 어떤 행위에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에 따라 세 유

형(유형1: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유형2: 나홀로 고독한 학생들, 유형3: 친구와 연인과 항상 

시간을 함께 보내는 학생들)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유형에 따라 생활양식이 차별적이었고,

주중과 주말을 비교하였을 때도 유형에 따른 생활패턴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시간을  배분하

는 양식에서의 차이 이외에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에서도 세 유형은 독특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데이터 수집방식과 활용방식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하였다는 의의가 

있고, 최근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분석을 시도

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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