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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장비는 혁신체제를 구성하는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하나로, 혁신 주체들이 이를 활용해 혁신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장비 사용자들의 만족 패턴을 분석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산기술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K연구원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족 패턴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SERVQUAL, 즉 Service Quality 개념에 기반하여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의 세부 품질 요소를 도출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카노 모델과 잠재적 고객만족 개선 지
수(PCSI)로 만족 패턴을 분석하였다. 카노 모델 분석 결과 총 17개 품질 요소 중 2개가 일원적 품질(O)이었고 나머지는
매력적 품질(A)로 나타났다. 또한 PCSI 분석 결과 O에 해당하는 요소 모두 순위가 높은 가운데, 5개 대분류 기준으로 
볼 때 확신성, 반응성, 신뢰성, 공감성의 순위가 높은 반면 유형성이 최하위인 패턴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실무적, 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향후 업종별 차이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search equipment is a core el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it is vital
to provide and improve innovative actors' access to it for superior innovation performance. Therefore,
examining the satisfaction pattern of research equipment users and drawing implications for service 
improvement is important. This study analyzed the user satisfaction patterns of the shared research 
equipment service provided by K Institute, which support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production technology. The detailed quality attributes of the shared research equipment service were 
derived based on the SERVQUAL (Service Quality), and a survey was conducted. This research analyzed 
the satisfaction patterns using the Kano model and the Potential Customer Satisfaction Improvement 
Index (PCSI). Kano model analysis showed that out of 17 quality attributes, two were classified as 
One-Dimensional Quality (O), while the remainder appeared as Attractive Quality (A).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PCSI survey, all O attributes ranked high. When viewed based on the five major 
classifications, assurance, responsiveness, reliability, and empathy ranked high, while tangibles were 
identified as the lowest-ranking pattern.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and academic implications were
provided. Nevertheless, further research focusing on industry- or sector-specific difference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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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장비는 과학적 성과 창출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일부 연구자들이 전제하듯 한 국가의 과학 분야 경쟁력
은 연구장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 그런
데 연구장비는 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기업 등의 기술혁
신 관점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 혁신체제
론 관점에서 볼 때 한 국가(혹은 지역 및 업종)가 구축하
고 있는 과학기술 하부구조(infrastructure)는 기술혁신
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산이며, 연구장비는 이를 구성하
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2]. 

이에 해외의 여러 나라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가 
마련한 연구장비를 기업 등 혁신 주체가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하
부구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놓았다. 국내
에서는 2000년대부터 연구장비 공동활용 제도가 구축되
기 시작하였고[3,4], 2013년부터는 ZEUS(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라고 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포털 서비스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3]. 

이렇게 구축되고 및 운영되어 온 제도와 서비스가 효
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구장비 사용자들(즉 혁신 
주체)의 접근성과 효과적인 활용이 보장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분석
하여 제도 및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연구장비 관련 연구들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제
도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시작하여 많은 
수는 아니지만,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연구장비 구축 및 관련 정책에 대한 것으
로, 주로 연구장비의 공급자인 정부 및 공공 관점에서 수
행된 것들이다. 연구장비 사용자 관점에서 이용 의도나 
만족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도 
소수 진행됐다. 이들 가운데 특히 2010년 이후 연구들은 
사용자 전체보다는 산업 및 업종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동향하에, 본 연구는 K연구원의 연구장비 사
용자들의 만족 패턴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K연구원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된 연구기관으로, 주로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금속가공
(뿌리산업), 소재, 부품, 장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연구원이 초점을 두고 있는 이 분야를 생산
기술이라고 하고, 이 분야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사
용자들의 만족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의 품질 요소를 도출
하고, 각 품질 요소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분석
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카노(Kano) 모델과 고객만족개
선지수(PCSI)를 활용한다. 이 방법론들은 주로 소비재 
및 서비스 분야에 많이 사용되던 것이지만 근래에는 정
책이나 공공서비스 분석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5],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의 만족 패턴을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연구장비의 중요성
연구장비는 현재 학술적인 정의를 찾기는 쉽지 않으

나, 연구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구 또는 연구개발 활
동에 사용되는 물리적(physical)이거나 유형(tangible)
의 자산으로서의 기구를 의미한다[6-8]. 국내에서는 『국
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9]
에서 연구장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에 의하
면 “1백만 원 이상의 구축 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 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이 연구시설‧장비이다. 해당 지침에서는 연구장비
를 연구시설(facilities)로부터 구분하고 있는데, 연구시
설은 특정 목적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
어진 독립적인 연구 공간으로서 하나의 거대 연구장비이
거나, 복수의 연구장비를 결합한 것이거나, 연구장비들
을 한 곳에 집적화한 단위를 의미한다[9]. 실무에서는 이
러한 장비와 시설을 합쳐 연구시설‧장비라고 부르고 있
으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K연구원의 장비활용 지원 
업무의 경우 주로 장비 단위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연
구장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연구장비는 과학의 성과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
이다. 미국 등 해외 실증연구에서는 1960-70년대 일부 
과학 분야의 주요 연구, 1980년대 초반까지의 피인용도 
상위 논문 500편, 1991년까지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 
업적 등의 3분의 2 이상이 연구장비에 의존한 실험연구
였음을 보여주고 있다[10-12] (cited in [13]). 일부 연
구[1]는 한 국가의 과학기반의 경쟁력은 최신 연구를 수
행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우수한 장비에 대
한 연구자들의 접근성에 의존함을 전제하기도 한다. 

그런데 연구장비는 비단 국가 수준의 과학 연구에 대
한 것만은 아니다. 혁신체제(Systems of Innovation) 
관점에서는 연구장비를 기업의 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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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중요한 요소로 본다. 혁신체제는 Freeman의 국가
혁신체제(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개념에서
부터 비롯된 것으로,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고 개량하며 
확산시키기 위하여 기술 개발 관련 행동과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 조직 간의 네트워크”라고 정
의된다[14](cited in [15]). 기존에는 기업의 혁신이라는 
것은 기업의 단독적인 내부 연구개발로 이루어진다고 보
았다. 반면 혁신체제 관점에서는 혁신은 기업을 둘러싼 
환경과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데, 세부적으로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주체,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새로
운 지식을 얻기 위한 학습 및 탐구, 그리고 제도적 요소 
등이 주요 영향 요소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마지막 제도
적 요소는 사회‧문화 환경, 경제‧기술환경, 과학기술 
하부구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과학기술 하부구
조는 기업의 기술학습 및 탐구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OECD[2]는 바로 이 과학기술 하부구조가 혁신을 지
지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라고 지적하고 있으
며, 여기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은 물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새로운 기법, 시설‧장비
(instrumentation), 숙련(skill)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한
다. 즉 혁신체제 관점에서 연구장비는 기업의 혁신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연구장비는 과학기술 하부구조로서, 
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주로 보유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기업 등 혁신 주체가 직접 
보유하기보다는 공공이 구축하는 하부구조로 인식되고 
있는 것인가? 과학 연구와 관련하여 Stine and Good[16]
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 분야 연구장비 구축은 주
로 국가의 역할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전까지 연
구장비는 연구자가 직접 그 비용을 충당하거나, 주변의 
개인이나 민간 조직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해결해 왔는데, 20세기 들어 과학 연구를 위한 장비의 규
모, 복잡성, 비용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점차 국가가 
지원하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에게도 고가의 연
구장비는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를 기
업에만 맡겨두면 연구장비에 대한 과소 투자가 발생하거
나 혁신의 창출과 확산이 제한될 수 있다[17]. 이는 혁신
체제 관점에서 시스템 실패(system failure)라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17,18], 국가 또는 공공이 연구장비를 구
축하여 과학기술 하부구조로 제공하는 이유가 된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연구장비가 과학기술 하부구
조로서 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Bakouros et al.[19]은 그리스의 과학

공원(science parks)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
시했는데, 연구장비의 공유가 특정 과학공원 입주의 주
요 요인 가운데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Fritsch[20]
는 지역혁신체제에서의 혁신 주체 간 협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장비 및 연구실 공동활용을 협력의 주
요 지표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과학기술 하부구조로서
의 연구장비 관리 및 공동활용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
다. 우선 정부는 1999년 정부 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
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고, 2001년에는 과학기술기본
법의 하부구조 부분에 연구개발 장비 및 시설의 고도화
를 중점 추진과제로 포함하였다[3,4]. 이후 2006년에는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방안(안)』을 마련
하고[4], 2013년부터는 ZEUS라고 하는 연구장비 공동
활용 포털 서비스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3].

이상과 같이 국내에서는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제
도와 서비스를 수립하고 제공하는 등 과학기술 하부구조
를 구축해 왔으며, 기업을 포함한 혁신 주체들의 혁신 활
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와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혁신 주
체들의 연구장비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됨은 물론 효과적
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따
라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혁신 주체)의 평가를 분석하여 제
도 및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 현황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나 이와 관련한 연구가 풍부하지
는 않다. 우선 국내의 연구장비에 대한 문헌은 주로 연구
장비 구축 및 관련 정책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는 가운
데, 연구장비 이용 의도 및 만족도에 대한 문헌이 일부 
존재한다. 

연구장비 구축 및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설성수‧김
인호[13]는 국내 연구장비 현황과 패턴을 분석하여 범부
처 차원의 연구장비 정책을 주장하였고, 유경만[21]과 이
찬구[22]는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화 방
안에 대해, 그리고 이찬구[6]와 홍재근‧정선양[23]은 연
구장비 운영관리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금 더 구체
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로, 권기헌 외[24,25]는 연구장비
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분석 방법에 초점을 두었고, 김용
주‧김영찬[26]은 연구장비 유사도 판단 기업에 대해, 그
리고 양인준 외[27]는 연구장비 운영기관의 성과 분석을 
위한 모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외에 이 분야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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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접근이 20년이 넘어선 최근에는 정책학적 관점에서 
정책 수단의 유형에 대한 연구[28]와 정책 변동에 대한 
연구[3,4] 등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연구장비 이용 의도 및 만족도 관련 문
헌들로는 아래와 같은 연구들이 있다. 박광순‧한병섭
[29]의 연구는 전기전자 및 자동차 분야 업체들을 대상으
로 만족도 및 제도 인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이 분
야 연구 초기였던 당시 제도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
을 제공해 주었다. 임성민‧정욱[30]의 연구도 있는데, 
연구장비 관련 정부 사업 참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만족
도를 조사해 분석한 것으로, 연구장비 보유 주체 중 대학
보다는 주로 정부출연연구소와 독립법인이 연구장비 공
동활용에 나서는 것이 적합함을 제안하였다. 비교적 근
래라고 할 수 있는 2010년 이후로는 산업 및 업종별 연
구가 등장하고 있다. 유석천 외.[31]는 전파식별시스템 
및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RFID/USN) 분야를, 최종
오‧김언정[32]은 건설 및 교통 분야를 분석하였다. 홍재
근[33]의 경우 경기도 지역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으
나, 경기바이오센터 장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서 
사실상 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장비 이용 의도 및 만족도 관련 문헌을 종
합해 보면, 초기 연구들은 주로 산업 전반 및 국내 주력
산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면서, 제도 구축 초기 정
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반면 2010년 
이후부터는 이전보다는 좀 더 미시적으로 산업 분야별 
분석이 등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 하
에서 본 연구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생산기술을 담당
하고 있는 K연구원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2 카노 모델과 PCSI
흔히 어떤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과 불만족을 일

차원적으로 놓고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만족과 불만족
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일차원적으로 측정된 만족도 
점수가 높으면 만족하는 것이고, 낮으면 불만족하는 것
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접근법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제
품, 서비스는 물론 직무 만족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
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일차원적인 접근을 비
판하고 한다. Herzberg et al.[34](cited in [35])은 불
만족감을 야기하는 위생요인과 만족감을 야기하는 동기
요인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동기-위생(motivation-hygene) 
이론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수용한 Swan & 
Combs[36]은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과 불만족이 각각 

다른 요인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만족과 불
만족은 별개의 개념으로서, 만족의 반대는 무(無)만족이
고, 불만족의 반대는 무(無)불만족이라는 것이다.

Kano et al.[37]은 이상과 같이 만족과 불만족을 구
분하는 접근에 기반하여 아래 Fig. 1과 같은 고객 만족의 
패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카노 모델이라고 한다. 이 
모델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품질 패턴(quality attributes)
을 제시한다[38,39]. 첫째는 일원적(O: One-dimensional) 
품질로서, 어떤 품질이 충족(fulfilment)되면 만족감이 
상승하며 반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감이 커지는 일
반적인 형태이다. 두 번째는 매력적(A: Attractive) 품질
로, 이 요소가 충족되면 만족감은 높아지지만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족감이 높아지지는 않는 것이다. 이
것은 고객에게 성공적으로 제공될 경우 고객 감동을 일
으키는 속성으로 볼 수 있다[39]. 세 번째는 어떤 품질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감이 증가하여 반드시 갖추어질 
필요가 있으나, 반대로 많이 충족된다고 해서 만족감이 
높아지지는 않는 요인이 있는데, 이를 당연적(M: Must-be) 
품질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패턴 이외에, 충
족될수록 불만족감이 증가하고 충족되지 않을수록 만족
감이 증가하는 역(R: Reverse) 품질이 있으며, 마지막으
로 충족 여부가 만족 및 불만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관심(I: Indifference) 품질이 있다.

Fig. 1. Kano Model (Source [38,39])

이상 다섯 가지 패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제품이나 서
비스의 구성 요소별 고객들의 만족에 대해 이해할 수 있
으며,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이나 개선 등에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M으로 분류된 요인은 제품이나 
서비스 기획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가운데, A로 구
분된 요인은 제공되지 않더라도 불만족을 야기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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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공될 경우 고객 만족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
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카노 모델은 주로 만족과 불만족의 패턴과 관
련된 것으로서, 만족의 정도나 시급성을 평가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임성욱‧박영택[38]은 
기존 카노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잠재적 고객 만족 
개선지수(PCSI: Potential Customer Satisfaction 
Improvement Index)를 제안하였다. PCSI는 카노 모
델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 수집 과정 중에 현재의 만족도 
수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이를 통해 어떤 품질 속성
이 제공되었을 때 앞으로 고객의 만족도가 얼마나 더 개
선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38]. 따라서 PCSI는 기존 카
노 모델 분석을 보완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성 요
소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카노 모델 및 PCSI는 민간분야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 만족도 및 패턴 분석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제품 기획 관련 연구[40], 항
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41] 등이 있다. 근래에
는,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 정책 분석[42], 공공기관의 창
업지원 프로그램의 만족 패턴 분석[5] 등과 같이 공공분
야의 정책이나 서비스에 카노 모델을 적용하는 연구 사
례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홍재근[33]은 카노 모델을 이
용하여 경기바이오센터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대한 카노 모델 분석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K연
구원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분석에
도 이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더욱이 카노 모델을 적용했던 이전 연구
[33]가 바이오 분야에 초점을 둔 만큼, 그와 다른 생산기
술 분야에 대한 카노 모델 분석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방법

3.1 Kano 모델과 PCSI 분석방법
카노 모델로 만족 패턴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품질

이 충족되었을 때의 만족‧불만족 여부와, 충족되지 않았
을 경우의 만족‧불만족 여부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어
떤 하나의 품질 요소에 대해 아래의 Table 1과 같이 두 
개의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응답을 수집할 필요가 있
다. 두 질문은 각각 개별 품질요소가 충족된 경우
(positive),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negative) 만족‧불만
족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응답자는 Table 1에 나온 다섯 

가지 중 하나로 응답하게 된다. 그리고 이 두 질문에 대
한 응답을 Table 2에 적용하면 만족 패턴이 무엇인지 알
아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된 다섯 가지 응답은 원래 일본어
로 되어 있는 것이 영어로 번역된 것으로, 국문으로 번역 
시 의미가 다소 모호해질 수 있다. 이에 송해근‧박영택
[39]는 국문 설문을 위한 번역문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근래 연구 중 정책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5]에서는 
해당 국문 번역문을 일부 반영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 연구[5]를 참고하여 “마음에 든
다”, “당연하다”, “아무 느낌 없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마음에 안 든다”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Question Response

Positive
(Fulfilled)

① I like it that way
② It must be that way
③ I am neutral
④ I can live with it that way
⑤ I dislike it

Negative
(Unfulfilled)

① I like it that way
② It must be that way
③ I am neutral
④ I can live with it that way
⑤ I dislike it

Source: [5,39]

Table 1. Kano Questions

Response for Negative Question

① ② ③ ④ ⑤

Response 
for 

Positive 
Question

① Q A A A O
② R I I I M
③ R I I I M
④ R I I I M
⑤ R R R R Q

* Q: Questionable, A: Attractive, O: One-dimensional, 
M: Must-be, R: Reverse, I: Indifference

Source: [5,39]

Table 2. Evaluation of Kano Quality

이 방법은 개인별 만족 패턴을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다수 응답자의 의견을 취합
하는 경우 응답자별로 서로 다른 만족 패턴을 보일 수 있
다. 이 경우 Timko[43](cited in [38])의 방법을 활용해 
만족 패턴을 결정한다. 우선 아래 수식과 같이 만족계수
(S: Satisfaction)와 불만족계수(D: Dissatisfaction)를 
구하고, 이 두 값을 Fig. 2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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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Fig. 2. Timko Evaluation 
(Source: [43] cited in [38,40,41])

여러 개 품질 요소의 패턴을 비교할 경우, 카노 모델
은 주로 품질 요소 간 만족과 불만족 패턴을 구분해 보여
준다. 그러나 품질 요소 간 만족의 정도나 시급성을 평가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우선순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임성욱‧박영택[38]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PCSI를 제안하였다. PCSI는 카노 모델 분석을 하기 위
한 자료 수집 과정 중에 현재의 만족도 수준에 대한 질문
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여 해당 품질이 실
제로 제공될 때 고객의 만족도가 얼마나 더 개선될 수 있
는지를 보여준다[38]. PCSI는 아래 식으로 계산된다. 계
산에 필요한 Max와 Min은 척도의 최대값 및 최소값을 
의미한다. 만일 7점 척도로 현재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경우라면 Max는 7, Min은 1이 된다. L은 조사된 현재 
만족도의 평균값이다. 이들 값을 (3) 식에 적용하여 구한 
P는 현재의 만족 위치이며, S에서 P를 뺀 값이 바로 
PCSI가 된다. 

  

  ×  
 (3)

     (4)

P: Current Position
S: Satisfaction Coefficient (Timko)
D: Dissatisfaction Coefficient (Timko)
L: Average of Current Satisfaction Level
Max: Max value in scale for Current 

Satisfaction level
Min: Min value in scale for Current 

Satisfaction levelThe

3.2 서비스 품질 요소 도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의 세부 요소

들을 도출하고, 각 세부 요소별 카노 만족 패턴을 도출한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요소는 각 분석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이는 연구장비 관련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박광순‧한병섭[29]은 보유기
관 연구원의 전문성, 보유기관의 협조 정도, 시설 및 장
비의 수준 등으로 구분하였다. 유석천 외.[31]는 시설구
비, 시설관리, 서비스전달, 이용자만족, 재이용의도, 추
천의도 등 6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세부 항
목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반면 연구장비 관련 비교적 근래의 연구들은 SERVQUAL 
(Service Quality)이라고 하는 개념에 따른 품질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SERVQUAL은 Parasuraman, Zeithaml, 
Berry 등(이하 PZB)[44,45]이 제시한 개념으로, 서비스 
품질 관련 연구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SERVQUAL은 
크게 유형성(tangible), 신뢰성(reliability), 반응성
(responsiveness), 확신성(assurance), 공감성(empathy) 
등 다섯 가지 차원(dimension)으로 구성되며, 각 차원은 
다시 세부 항목(items)들로 구성된다[45](cited in [32]). 
여기서 유형성은 물적 환경, 시설, 장비의 확보 여부나 
상태에 관련된 것이고, 신뢰성은 요구되는 서비스를 믿
을만하고, 정확하며, 일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반응성은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지원하겠다는 의지, 확신성은 서비스 관련 직원의 지식, 
예의, 고객에게 신뢰감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등에 관계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감성은 고객에 대한 관심과 배
려에 대한 것이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만족에 관한 기존 문헌 중 
SERVQUAL을 사용한 것으로는 최종오‧김언정[32] 및 
홍재근[33]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PZB의 
SERVQUAL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SERVQUAL 요소(item)를 각각 
도출하여 카노 모델의 품질 요소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전자(교통‧건설)와 후자(바이오)의 분야가 달라 품질 요
소의 구성이 약간 다르기도 하고, PZB가 제시한 
SERVQUAL 개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정되어야 할 내
용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ZB가 제시한 
SERVQUAL 개념과 기존 문헌[32,33]의 품질 요소를 참
고하고, K연구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의 상황을 고
려하여 별도의 품질 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품질 요소는 아래의 Table 3에 
소개된 것과 같다. 우선 유형성(tangibles)은 예약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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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디자인의 편의성(Q01), 정보 검색의 편의성(Q02), 최
신 연구장비 구축(Q03), 장비와 사양에 대한 명확한 설
명(Q04), 유지보수 상태(Q05) 등으로 구성하였고, 신뢰
성(reliability)에는 서비스 예약 일정 및 시간 준수(Q06), 
장비 활용 및 분석이 예약한 대로 진행(Q07), 사용자의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정확한 활용 및 분석(Q08) 등을 
포함하였다. 반응성(responsiveness)은 문의 시 신속한 
답변(Q09),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도움(Q10), 담당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Q11)으로 구성하였고, 확신성(assurance)
은 분석에 대한 신뢰할만한 피드백(Q12), 지원 인력의 
충분한 지식과 능력(Q13), 개인정보 및 기밀 보호(Q14) 
등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감성(empathy)에 대
한 세부 항목은 맞춤화된 정보 제공(Q15), 담당 직원의 
고객 니즈에 대한 정확한 이해(Q16), 문의에 대한 친절
한 피드백(Q17) 등을 포함하였다.

Dimension Item

Tangibles

Q01 : Convenience of reservation system’s 
design

Q02 : Convenience of Information Search

Q03 : Up-to-date Research Equipments
Q04 : Clear Description on Research 

Equipments and Specifications

Q05 : Physical and functional condition of 
equipments (maintenance) 

Reliability

Q06 : On time service for use

Q07 : Service (use of equipment and analysis) 
provided as reserved

Q08 : Equipment usage and analysis 
corresponding to user’s objective

Responsi-v
eness

Q09 : Quick response to user questions
Q10 : Quick support/assistance when problem 

occurs

Q11 : Easy and smoothe communication with 
the person in charge

Assurance

Q12 : Reliable or trustful feedback for analysis

Q13 :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of the 
person in charge

Q14 : Protection of privacy or other secrets

Empathy

Q15 : Provision of customized information
Q16 : Clear (sincere) understanding of the 

person in charge about user’s needs

Q17 : Courtesy (and sincere) feedback on 
user’s inquiries or requests

Table 3. Quality Attributes from SERVQUAL

3.3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K 연구원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

스를 실제로 이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였다. K연구원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주로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금속가공(뿌리산업), 소재, 부품, 장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연구원이 초점을 두고 있는 이 
분야를 생산기술이라고 하고, 이 분야 연구장비 공동활
용 서비스 사용자들의 만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하였다. 

설문 대상은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연구장비를 
활용했던 기관(기업 포함)으로 선정하였고, 해당 기관의 
연구장비 활용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온라인 설문 양식
을 발송하여 응답을 받았다. 연락 가능한 기관 1,227개 
중 125개 기관이 응답을 보내 와 약 10.2%의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률이 높지는 않으나, 응답한 기관들이 주로 
연구장비 공동활용에 관심이 높거나 추가 활용 의사가 
있는 기관들로 보면, 이 기관들의 만족 패턴을 분석함으
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과 및 고찰

4.1 응답자 특성
설문에 응답한 기관은 총 125개이며, 이 가운데 소기

업(상시근로자 5명 미만 또는 매출액 120억 이하)이 48
개로 38.4%이며, 중기업(매출액 120억 초과 1500억 
이하)이 46개로 36.8%를 차지하였다. 반면 대학은 10
개(8%), 공공기관은 9개(7.2%)에 머물렀다. 또한 업력 
10년 이상인 기업이 97개로 그 미만인 기업 28개보다 
많았다.

이러한 응답자 특성을 기존 연구와 직접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간접 비교로서, 경기바이오센터의 연
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를 분석한 홍재근[33]의 연구에
서는 대학이 19.2%, 연구기관이 8.8%였으며, 건설‧교
통 분야의 최종오‧김언정[32]의 연구에서는 대학이 무
려 41.5%, 정부출연연구기관이 8.5%였던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응답자 특성은 생산기술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K연구원의 고객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임에도 업력이 짧은 벤처기업‧
창업기업보다는 업력 10년 이상인 기업이 많은 점도 생
산기술 분야라고 하는 업종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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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Type Age < 10 yrs Age ≧10 yrs Sum

Small Firm 23 25 48 (38.4%)
Medium Firm 2 44 46 (36.8%)

Middle Market 
Enterprise 1 11 12 (9.6%)

University 2 8 10 (8.0%)

Public Org. - 9 9 (7.2%)
Sum 28 97 125

Table 4. Respondents Profile

4.2 분석 결과
카노 모델 분석 결과(Table 5), 총 17개 품질 요소 가

운데 일원적 품질(O)은 2개였으며, 나머지 15개는 모두 
매력적 품질(A)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 요소들의 만족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나기보다는 A로 집중되어 나타났
는데, 특정 형태로 집중되는 것은 카노 모델을 활용한 기
존 연구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일원적 품질에 해당하는 것은 ‘장
비 활용 및 분석이 예약한 대로 진행(Q07)’과 ‘분석에 대
한 신뢰할만한 피드백(Q12)’이었다. 이 두 가지를 제외
한 나머지는 모두 A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분류 기준으
로 볼 때, O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는 신뢰성과 확신성
이며, 나머지 유형성, 반응성, 공감성은 세부 요소들이 
모두 A인 것으로 나타났다.

Quality Attributes S D Class

Tangibles

Q01 0.79 -0.24 A
Q02 0.79 -0.30 A
Q03 0.82 -0.31 A
Q04 0.83 -0.40 A
Q05 0.77 -0.46 A

Reliability
Q06 0.65 -0.38 A
Q07 0.74 -0.53 O
Q08 0.76 -0.46 A

Responsive-
ness

Q09 0.82 -0.40 A
Q10 0.81 -0.42 A
Q11 0.82 -0.42 A

Assurance
Q12 0.81 -0.51 O
Q13 0.80 -0.47 A
Q14 0.64 -0.44 A

Empathy
Q15 0.81 -0.23 A
Q16 0.80 -0.40 A
Q17 0.84 -0.41 A

Table 5. Kano Result

다음으로 PCSI 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정리되어 있
는데, 맨 우측 PCSI 열에는 PCSI 결과치와 순위가 제시
되어 있다. 이 중 1위와 4위는 ‘분석에 대한 신뢰할 만한 
피드백(Q12)’와 ‘장비 활용 및 분석이 예약한 대로 진행

(Q07)’이다. 이들은 모두 카노 만족 패턴이 O에 해당하
였던 것들이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외에 7위 이내에 
든 것든 PCSI 수치가 0.9 이상인 것들로, ‘문의에 대한 
친절한 피드백(Q17)’, ‘장비 활용 및 분석이 예약한 대로 
진행(Q07)’,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도움(Q10)’, ‘문의 시 
신속한 답변(Q09)’, ‘담당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Q11)’ 
등이었다. 

대분류 기준으로 보면 만족 패턴이 좀 더 뚜렷이 나타
난다. 1위(Q12)와 2위(Q13)가 모두 확신성(assurance)
의 세부 항목이고, 5위부터 7위까지의 세부 항목들은 모
두 반응성(responsiveness)에 해당한다. 기타 신뢰성
(reliability)과 공감성(empathy)의 세부 항목들도 전반
적으로 순위가 높은 편이다. 반면 유형성의 5개 세부 항
목들은 모두 10위권 바깥으로, 다른 대분류 항목들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Quality
Attributes

Current
Satisfaction PCSI

Value Rank Value Rank

Tangibles

Q01 3.68 14 0.686 17
Q02 3.61 17 0.710 16
Q03 3.65 16 0.747 13
Q04 3.66 15 0.819 11
Q05 3.79 12 0.856 10

Reliability
Q06 3.80 11 0.723 14
Q07 3.95 6 0.940 4
Q08 3.86 10 0.869 9

Responsi-
veness

Q09 4.00 3 0.913 6
Q10 3.98 5 0.914 5
Q11 3.91 8 0.904 7

Assurance
Q12 3.95 6 0.976 1
Q13 4.02 2 0.957 2
Q14 3.90 9 0.784 12

Empathy
Q15 3.74 13 0.714 15
Q16 3.99 4 0.899 8
Q17 4.05 1 0.953 3

Table 6. PCSI Result

4.3 고찰
분석 결과 중 카노 모델에 따른 만족 패턴 분석 결과

(Table 5)는 아래와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우선 ‘장비 
활용 및 분석이 예약한 대로 진행(Q07)’과 ‘분석에 대한 
신뢰할만한 피드백(Q12)’의 경우 만족 패턴이 O, 즉 일
원적 품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A였다. O 요소들은 제공되지 않으면 만족도가 하락하며, 
제공되면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장비 사
용자들은 사용자 의도대로 장비 활용이 진행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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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장비 활용을 통해 신뢰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
에 사용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나머지 A로 분석된 요소들은 제공되지 않더
라도 불만족감을 증폭시키지는 않으나, 제공됨으로써 사
용자의 만족감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부차적으로 사용됨
으로써 만족감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생각해 볼 
수 있다. 

PCSI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PCSI는 
단순히 현재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품질 
요소로 인해 예상되는 만족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현재 
얼마만큼의 만족도가 이미 충족되어 있으며 남아 있는 
잔여 만족도는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즉 만일 
이 품질이 제공된다면 과연 얼마나 만족도가 더 개선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개선의 시급성을 평가하
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전체 17개 품질 요소 가운데, 
앞에서 O 패턴으로 분석되었던 ‘분석에 대한 신뢰할만한 
피드백(Q12)’과 ‘장비 활용 및 분석이 예약한 대로 진행
(Q07)’은 각각 1위와 4위로 조사되어 개선의 여지가 많
이 남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 2위는 Q13로서 
담당 직원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것이고, 3위(Q17), 5위
(Q10), 6위(Q09) 7위(Q11)는 전반적으로 담당자와의 
상호작용 관련 항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의도대로 장비가 활용되
어 신뢰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능력과 지식을 겸비한 담당자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
이 만족감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K연구원이 제공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를 개
선할 시에는 이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분류 기준으로 볼 때, 확신성과 반응성의 세부 
항목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고, 신
뢰성과 공감성의 세부 항목들도 중간 수준 이상의 순위
에 해당한다. 이는 바로 위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안정적
인 서비스와 신뢰할만한 성과(신뢰성, 확신성)가 중요하
며 장비 제공 기관 담당자들의 능력 및 그들과의 상호작
용 역시 간과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반면 유형성(tangibles) 항목들의 PCSI 순위는 모두 
하위권에 해당한다. PCSI 순위가 낮다는 것은 앞으로 개
선의 여지가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현재
의 만족감이 높으면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
나 Table 6를 보면 유형성 세부 항목 5개 모두 현재의 
만족도 역시 12위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
서 유형성 항목들은 현재의 만족도도 낮고, 앞으로 개선

한다고 해서 만족감이 크게 높아질 것도 아닌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17개 품질 요소 중 15개가 A이고 O가 
2개였던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석 결과 
중 O가 많거나, 혹은 17개에 달하는 품질 요소의 만족 
패턴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분석 
결과 A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
과이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패턴으로 집중되는 것은 기
존 연구서도 종종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3D프린터에 대한 원종면‧김연성[46]의 연구에서는 전
체 21개 항목 중 A가 13개 및 O가 8개였으며, 항공 서
비스에 대한 양정미‧한상일[41]의 연구에서는 총 29개 
항목 중 O가 23개, A가 5개였다. 또한 반도체 증착장비
에 관한 이승환 외[47]의 연구 결과 중 장비 생산업체 관
점의 분석 결과는 22개 항목 모두 A이기도 하였다.

자료 수집과 분석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품
질요소가 A에 집중된 것은 K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중
소기업 생산기술 분야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이 분야는 금속가공(뿌리산업)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이 되는 분야로서, 성숙단계에 이르렀거나 그에 가
까운 단계인 경우가 많다. Utterback & Abernathy 
[48](cited in [49])에 따르면, 기술수명주기 상 성숙단계
에서는 이미 제품과 공정이 확립되고 전문화된 설비 역
시 형태가 갖추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첨단 원천기술 연
구에 대한 수요가 신규 산업에 비해 적을 것이고, 최신 
연구장비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
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가 당연적(M)이거나 일원적
(O)이라기보다는, 없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있으면 만족
스러운 매력적(A) 형태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경기바이오센터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에 대한 카노 분석을 시도한 홍재근[33]의 연구는 이러한 
추측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해당 연구의 세부 품
질요소가 본 연구와 상이하고, PCSI 분석도 실행하지 않
아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나, 간접적 비교는 가능하
다. 해당 연구에서는 바이오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였
는데, 총 18개 품질 요소 중 16개가 O로 분석되었다. 바
이오 분야는 비교적 신생 산업 분야이며 원천기술 개발
에 대한 필요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고가의 첨단 연구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것이며, 그로 인해 O로 집중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바이오와 반대의 성격을 띠는 생
산기술 분야에서는 A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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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는 국가혁신체제[2] 
또는 지역혁신체제[33]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어 온 주제
이지만, 산업혁신체제(sectoral systems of innovation) 
[50] 측면에서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는 학술적 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다. 

이외에 품질요소가 A에 집중된 것과 관련하여, 또 다
른 가능성은 본 연구의 응답자 특성과 관계가 있다. 본 
연구의 응답자 특성은 K연구원이 초점을 두는 분야에 전
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응답률이 
10.2%에 불과하여, K연구원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
스에 대한 불만이 많은 기업들이 설문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연구 방법상의 문제로
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생산기술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K연구원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
족 패턴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SEVQUAL 
개념에 기반하여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의 세부 품질 
요소를 도출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카노 모델과 
잠재적 고객만족 개선 지수(PCSI)로 만족 패턴을 분석하
였다.

카노 모델 분석 결과 ‘장비 활용 및 분석이 예약한 대
로 진행(Q07)’과 ‘분석에 대한 신뢰할만한 피드백(Q12)’ 
등 2개 항목은 O였고, 나머지는 모두 A인 것으로 나타났
다. PCSI 분석 결과, 상기 O에 해당하는 항목인 ‘분석에 
대한 신뢰할만한 피드백(Q12)’과 ‘장비 활용 및 분석이 
예약한 대로 진행(Q07)’의 PCSI가 각각 0.976 및 
0.940으로 상위권인 1위와 4위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K
연구원 담당 직원의 지식 및 상호작용에 관련된 항목들도 
2위(Q13), 3위(Q17), 5위(Q10), 6위(Q09) 7위(Q11)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대분류 기준으로 볼 때, 확신성
과 반응성의 세부 항목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순위
를 보이고 있고, 신뢰성과 공감성의 세부 항목들도 중간 
수준 이상의 순위에 해당하였다. 반면 유형성의 세부 항
목들은 최하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연구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의 
사용자들이 안정적인 서비스와 신뢰할만한 성과(신뢰성, 
확신성)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장비 제공 기관 담당자
들의 능력 및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흔히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위해서는 최첨단 연구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단지 최첨단 장비와 같은 물적 기반보다는,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등 상대적으로 무형의 서비스 요
소를 정비하는 것이 활발하고 효율적인 연구장비 활용을 
유도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K연
구원은 물적 기반을 갖춤은 물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장비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체계를 개선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
를 갖는다. 우선 실무적인 것으로서, K연구원의 연구장
비 공동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
공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17개 항목별 만족 패턴과 잠재
적 고객 만족 개선지수를 도출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서
비스와 제도 개선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런
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특정 기관에 대한 의의를 넘
어, 생산기술 분야라고 하는 업종에 대한 의의도 갖는다. 
연구 결과에 생산기술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
측해 볼 수 있는 만큼, 유사한 분야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참고 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우선,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를 카노 모델로 분석한 몇 안되는 연구 중 
하나라는 의의가 있다. 물론 기존 연구로 홍재근[33]의 
연구가 있기는 하나, 해당 연구는 다른 업종에 대한 것인
데다 약 12년 전의 것이다. 따라서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
련 연구 분야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업종 분야별 관점을 취함으로써, 연구
장비 공동활용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기존의 정책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업종별 
차별성보다는 전반적인 정책이나 제도에 초점을 둔 가운
데, 근래 들어 업종이나 산업 분야별로 산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
스의 만족 패턴이 업종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
써, 이 분야 연구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도 지닌다. 우선 전
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응답에 참여한 기관들이 연구장비 공동활용에 관
심이 높거나 추가 활용 의사가 있는 기관들로 보았고, 응
답 기관들의 특성이 K연구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것을 확
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데이터의 편향 가능성이 여전
히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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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해당 연구기관 차원의 대규
모 조사를 시행하거나,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제공 
즉시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 또 하나의 한계는, K연구원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생산기술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K
연구원이 생산기술 분야 전체를 다 대표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사 기관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K연구원이 
표방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 업종을 생산기술 분야라고 
칭하였다. 실제 실무 현장에서의 관행상 크게 무리가 없
는 표현일 수 있으나, 학술적으로는 명확치 않은 개념이
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산업이나 업종별 차이에 
초점을 둔 본격적 연구가 수행될 경우, 업종 구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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