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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군 조직 내 지식공유의 확산을 위해 지식공유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아울러 구성원들의 보

안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국방인트라넷을 통한 실제 지식관련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직 내 신뢰와 컴퓨터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지식공유의도를 높이는 영

향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조직구성원들의 보안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일 경우 국방인트라넷을 통한 지식관련

활동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군 조직에서는 지식공유 확산을 위해 조직 및 제도적 측면

에 대한 노력과 구성원들의 보안에 대한 태도를 호의적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influential factors on knowledge sharing and examined to verify how attitude and 
recognition serve toward security in knowledge-related activities. This two-part study will dedicate to 
diffusion of knowledge sharing in the ROK Army. The findings indicate that trust and computer self-efficacy 
are influential factors which cause increase in knowledge sharing intention. Friendly attitude of the members 
result in strengthening the knowledge sharing in National Defense Intranet. As a result, it could be inferred 
that organizational and systematic efforts are required to foster the knowledge sharing in the army and 
policy to induce members' friendly attitude toward security is in need as well.

Keywords : Knowledge Sharing,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Security, Attitude and 
Recognition of Users, National Defense Int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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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지식경영을 활용하

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변화에 신속

하게 대처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미 세계 1,000대 기업의 80%이상이

지식경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33], OECD의 “지식 기반 경

제(Knowledge-Based Economy)” 보고서에 의

하면, 선진국 국민총생산의 50%이상이 지식산

업에서 발생한다고 한다[17]. 많은 기업들이 급

변하는 환경과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경

쟁우위를 지속시키기 위한 철학이자 도구로써

‘지식경영’을 도입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제

품이나 기술보다는 경쟁 기업이나 조직이 쉽게

파악하거나 모방할 수 없는 지식 자원의 전략적

의미가 매력적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지식경영

의 핵심은 지식의 창출-공유-활용이라는 지식경

영 프로세스 중에서도 바로 지식공유에 있다

[16].
지식공유는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보유한 지

식자산을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활용함으

로써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조

직 내 개인의 지식이 조직차원에서 공유되지 않

는 한 조직의 경쟁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
러나 일반기업에서와 달리 공무원 조직에 있어

지식공유는 Davenport(1994)[32]가 주장하는 바

와 같이 쉬운 일이 아니다. 공무원들과 같은 관료

조직원들은 자신의 전문지식을 영향력의 원천으

로 여기며 업무와 관련한 유용한 지식을 동료나

후임자와는 공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21]. 따
라서 軍과 같은 관료조직원들의 지식공유를 촉진

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적, 개인적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지식공유동기를 유발시키는 요인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 및 클라이언트/서버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조직에서 인트라넷을 중심으로

지식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KPMG사의 지식경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46], 이미 2000년도에 조사기업의 90%이상이 지

식경영을 목적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조직 내 또는 조직간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

한 지식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핵심경쟁력을 강화

하고 있다[15].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후 본격적

으로 민간 기업에서 지식경영 개념이 도입되기 시

작하였으며, 1990년대 말부터는 지식관리시스템

(Knowledge Management System: KMS)의 도입

이 활성화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민간부분과 공공

부분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11]. 
그러나 지식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환경의 급속

한 확대는 보안유지의 측면에서 위험도를 증가시

키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

다[36]. 특히 최근 들어 산업스파이 활동으로 인

해 기업 첨단 기술 또는 국가 핵심 정보의 유출사

고 등이 빈번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보안사

고 또는 보안상의 위험은 많은 경우 조직 내부적

인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지식공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에 따라 대부분의 조직들은 가장 효과적이고 주요

한 보안통제의 수단으로 구성원들의 “보안의식”
을 강조하고 있다. 

軍 조직에서는 조직문화의 특수성상 국가안보

를 책임지는 군인으로서 보안의식 무장을 기본

중의 기본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

육을 지원하며 더불어 위규 시 명확한 처벌을 실

시함으로써 軍 내 구성원들의 보안의식을 정착시

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직 내에 아무리 잘

구성된 보안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구성

원들이 정보보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외부·내부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

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34]. 그러므로 사용

자의 보안의식은 성공적인 정보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조직의 보안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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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안의식은 조직의 보안성과를 향상시

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가 있으나[2], 반대급부로 강조된 보안

의식은 조직 내 경직성을 불러와서 조직 내 동료

들, 상·하급자, 선·후배 간 지식 또는 know-how에

대한 공유의 단절을 불러올 수가 있다. 특히 軍 조

직에서와 같이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와 위규 시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은 구성원들이 보안통제에

대해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조직의

지식공유 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軍 조직 내 지식관리시스템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

착오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

해 조직 및 개인적 차원에서 지식공유의 영향요인

을 도출하고 둘째, 지식공유 의도가 軍의 지식관

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국방인트라넷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며, 마지막으로 국방인트라

넷 사용자들의 강조된 보안의식이 국방인트라넷

활용과 지식공유 의도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데 있다.

2. 이론적 고찰

2.1 지식공유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이후 많은 기업들이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경쟁우위를 위한 철학이자 도구로써 ‘지식

경영’을 도입하고 적용하고 있다. 지식경영은 개

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지식을 인식하고 이를 조직

구성원이 의사결정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산화

하는 일종의 프로세스이다[52]. 이러한 지식경영

에 있어 핵심은 지식공유이며, 지식공유를 통하여

조직 내의 흐트러진 개인지식 및 소집단에 보유된

지식이 조직 내에 확산되어 새로운 조직지식과 조

직역량의 창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7]. 이러한 지

식공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지식을 학습조직 또는 정보기술을 통해 조

직구성원들 상호간 지식으로 축척해 가는 과정이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식공유를 통해 조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 구성원들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영향요인을 찾아

이를 지원하거나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 간 지식공

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최적화하려는 노력

이 요구된다.
지식관리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었던 지식공

유의 영향요인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결국 지식공유가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조직의 문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10]. Delpi 
Group[35]의 설문조사와 Ernst & Young(1997) 
[37] 서베이에서도 조직의 문화와 구성원의 행동

변화가 가장 큰 실패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공적인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조직문화형성과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형성하는 태도 및 문화가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공무원조직의

경우 지식공유에 있어 조직의 구성원들이 업무

를 수행하면서 얻은 노하우나 경험과 같은 지식

을 조직차원에서 공유하려면 개개인의 가치관이

나 조직의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14].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지식공유의 주체인

사람과 관련된 개인적 차원과 조직의 구조와 문

화, 과업특성 등으로 대별되는 조직적 차원에서

각각 신뢰와 컴퓨터 자기효능감, 보상 및 평가제

도, 지휘관의 관심과 지원 등 4가지 변수를 추출

하여 지식공유의도의 영향요인으로 분류하여 연

구하였다.

2.2 지식관리시스템과 보안위협

지식관리시스템은 조직 내 지식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적인 지식관리 프로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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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며, 조직 내 지식을 수집, 저장, 배분하고

새로운 지식의 창조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지식관리 구현을 위한 도구를 의미한다[22]. 이러

한 지식관리시스템은 조직의 기존 지식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한편, 개인

의 잠재적 지식을 형상화하여 조직적 지식으로 이

끌어 내고, 이렇게 축척된 지식을 조직원 각자의

관심과 필요에 맞추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외에 지식관리시스템은 사용자가 필

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

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42].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조직 지

식의 디지털화를 용이하게 하여, 조직 내외부의

지식을 수집, 조직화하고, 이를 공유, 활용하는 프

로세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

을 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기술이 지식경영프로세

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조직의 핵심 경

쟁우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대두하게 한

반면, 조직의 지식경영 시행에 있어 정보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은 디지털화된 조직지식에 대

한 보안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유발하고 있다[45].
지식관리시스템의 보안위협이 일반적인 정보시

스템 위협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보안 실패 시 그

것으로 유발되는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조직의

핵심 경쟁력인 지식자산에 대한 불법적인 파괴나

유출이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미친다

는 것이다. 또한 지식관리시스템의 사용이 여타의

정보시스템 사용환경 보다는 자발적이라는 이유

에서 근본적으로 지식관리시스템의 사용, 즉 지식

경영의 확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
국에서는 1992년 Loch, Carr & Warhentin[48]에
의해 기업의 정보시스템 보안에 위협을 주는 요소

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연구에 따르면 시

스템 보안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위협이 아닌 종

업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내부의 위협이란 것

이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을 활용

한 지식공유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조직들은 효과적이고 주요한 보안통제

의 수단으로 구성원들의 보안의식을 강조하고 있

으며 이러한 사용자의 보안의식은 성공적인 정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조
직의 보안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11].

2.3 사용자 태도와 인식에 대한 연구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태도는 사용자 특성 중의

대표적인 속성으로서 시스템 사용과 정보시스템

의 성공적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Schewe(1976)[55]는 태도를 어떤 사물이나

객체에 대한 호의적, 비호의적 감정으로 정의하

고, 이러한 사용자 태도가 시스템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또한 Lucas(1978)[49]는
시스템 성공에 관련된 요인들에 관한 연구를 통하

여 사용자의 태도와 지각은 성공적인 시스템 실행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낸 바 있다. 
Rubey(1979)[54]에 의하면 사용자의 특성, 시

스템의 특성, 환경적 특성요인이 사용자의 업무성

과와 시스템 사용에 영향을 미치며 사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시스템 사용에 대한 태도로 보고

있다. 이 같은 Robey의 연구는 Goodhue & 
Straub(1991)[41]의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보안 관

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보시스템에 관한 위의 두 연구는 사용

자 특성을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특히

Robey의 연구에서 사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을 태도로 보았듯이 Goodhue 등의 연구모형에서

도 개인 특성을 사용자의 태도라는 구성개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태도는 군 내 지식관

리시스템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권영규(1994)[2]는 이와 같은 사용

자 태도를 처음으로 보안 관련 연구에 도입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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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조직의 보안통제가 사용자 자신에게 긍정적이

거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즉,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사용자는 보안이 자

기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리라고 기대하

는 사용자이며, 비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사용자는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

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조직구성원

들은 강조된 보안의식에 따라 준수되는 보안규정

이 그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식하

기 때문에 보안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

일 수 있으며, 따라서 조직에서 사용자 태도를 호

의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조직 내 업무성과를 극대

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들을 통하여

강조된 보안의식에 의해 사용자들이 느끼는 보안

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조절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지식관리시스템 하에서 지식공유 영향요인들이

지식공유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고, 지식관리시

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이러한 영향요인들

을 적절히 관리하여 지식공유의 수준을 얼마나 높

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언

급했던 영향요인들 중 신뢰와 컴퓨터 자기효능감, 
보상 및 평가제도, 지휘관의 관심과 지원 등 4가
지 변수를 추출하여 지식공유의도의 영향요인으

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또 軍 조직에 있어서 지

식관리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정보 인프라, 즉 국

방인트라넷 수준은 전방 사단별로 거의 차이가 없

고 정보기술의 활용 성패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과 조직 내 문화에 달려있으므로[10], 특별히 軍

조직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직적 차원과 개인

적 차원의 변수를 선정하여 지식공유 의도간의 인

과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식공유를 위한 정

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강조된 보안의식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보안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지식

공유 의도와 국방인트라넷 활용 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 지를 아울러 검증하였다.

3.2 연구가설

3.2.1 지휘관의 관심 및 지원과 지식공유

최고 관리자의 관심과 지원은 여러 연구에서

정보기술도입과 지식공유의도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고관리자는 조직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직의 자원을 사용하므로 조직원은 최고 관리자

가 제시하는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기꺼이 부응

하려고 할 것이다. 서영길(2002)[9]은 특히 軍에

서 지휘관의 참여와 관심은 지식의 활성화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휘관의 관심과 지

원은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 : 지휘관의 관심 및 지원은 조직 구성원

들의 지식공유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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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조직 내 신뢰와 지식공유 의도

신뢰와 지식공유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는 지식

공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

가 제시되었다[24, 51]. 지식은 조직 내에서 자신

의 위상을 높여주므로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다는 것은 내 입지를 좁게 하는 위험을 의미하지

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 곧 신뢰

이다. 지식공유에 있어서 신뢰에 대한 기존 연구

를 살펴보면, 한 기업에서의 사업부간 신뢰 수준

은 사업부간 지식공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24], 이러한 상호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지식공유

수준이 증가한다고 나타나 있다[51].  조직 내 신

뢰에 관한 연구에서는 업무환경을 공유하는 동료

들과의 신뢰(수평적 신뢰), 관리자와 조직에 대한

신뢰(수직적 신뢰)로 구분하고 있으며[31, 6, 5], 
軍 조직에서도 수평적 신뢰와 수직적 신뢰는 지식

공유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동료들에 대한 신뢰(수평적 신뢰)는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지휘부에 대한 신뢰(수직적 신뢰)는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평가 및 보상과 지식공유 의도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지식공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

다[33]. 즉, 개인적 성장가능성, 운영의 자율성, 업
무 성취 및 만족도, 금전적 보상 등이 지식공유의

동기로서 작용되며[57], 이러한 지식공유에 대한

질적 평가와 보상이 기대되고 이루어질 때 조직원

들은 비로소 자신의 지식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

하고 동참하게 된다[50]. 따라서 구성원들은 조직

에서의 적절한 보상이 수여된다면 지식공유 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평가 및 보상은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

공유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2.4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지식공유 의도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

를 수행할 때 자신감을 느끼는 정도로, 이를 이해

하는 것은 정보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긍정적

전략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다[33, 29]. 이는 개인의 실질적인 컴퓨터 사용 뿐

만이 아니라 컴퓨터의 사용으로 산출되는 결과에

대한 기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29]. 
다시 말해,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조직의 영향

력을 매개하는 중요한 개인의 특성으로서 컴퓨터

자기효능감을 이해하는 것이 조직 내에서 시스템

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제안하

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컴퓨터 자기

효능감은 지식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5 지식공유 의도와 국방인트라넷 활용

지식관리시스템의 성공요인으로는 조직의 문화

적 요인이 있고[51], 그중에서도 조직의 참여와

공유의 문화가 중요하다. 지식관리시스템이 성공

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식공유가 필수적인

데, 활발한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자발

적 참여와 지식공유 의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58]. 지식공유 의도는 조직 내에서 본인의 지식

을 제공할 의도와 타인의 지식을 받아들일 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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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24, 56]. 이와 같이 조직의 효과적이 지

식공유 의도는 조직의 효과적인 지식공유 활동에

중요하며, 따라서 지식공유 의도가 높다면 국방

인트라넷을 통한 지식관련 활동 역시 증가할 것

이다,

가설 6 : 지식공유 의도는 국방인트라넷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6 지식공유 의도와 국방인트라넷 활용간 보안
의식의 조절효과

IT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나 인

트라넷 등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지식공유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의 보안의식이 강조되고 있

다. 하지만 강조된 보안의식은 조직 내 경직성을

불러와서 조직 내 동료들, 상·하급자, 선·후배간

지식 또는 know-how에 대한 공유의 단절을 불러

올 수가 있다. 특히 군 조직에서와 같이 정기적인

보안교육의 실시와 위규 시 이에 대한 철저한 처

벌은 구성원들이 보안에 대해 비호의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며 조직의 지식공유 활동에 대해서도 부

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나 반면에 호의

적인 태도를 가질 경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가설 7 : 강조된 보안의식에 따른 사용자들의

보안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지식공유

의도와 국방인트라넷 활용에 양적으

로 조절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지식공유의 영

향요인인 지휘관의 관심 및 지원, 평가 및 보상, 
조직 내 신뢰, 컴퓨터 자기효능감이 있다. 매개변

수는 지식공유의도를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로

국방인트라넷 활용을 사용하였다. 또한 지식공유

의도와 국방인트라넷 활용간의 관계에서 보안의

식이 조절변수로서 제시되었다. 각 문항은 기존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문항을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40명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

한 후에 최종적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은 <표 1>과 같다.

요인 조작적 정의
측 정

항 목

지휘관 관심 및

지원

국방인트라넷에 대한 관리층

의 인식 및 태도, 지원정도
4

조직내

신뢰

수평적

신뢰

동료 조직원들에 대한 신뢰, 
동료 조직원들의 의도, 행동, 
능력에 대한 믿음

12

수직적

신뢰

최고 관리자 및 조직의 정직

성, 일관성, 공정성, 전문성

에 대한 믿음

9

평가 및 보상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정도
9

컴퓨터

자기효능감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감을 느끼는

정도

3

지식공유

의도

조직 내에서 보인 지식 제공

의도와 타인 지식을 받아들

일 의도

5

보안의식
강조된 보안의식에 대한 사

용자들의 태도와 인식
10

국방인트라넷

활용
국방인트라넷 사용수준 6

<표 1>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4.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지식관리 환경에서 지식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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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내 용 빈 도 백분율(%)

계급

중·하사 41   17.9
상·원사 16 7.0
중·소위 66 28.8
대위 70 30.6

소령이상 36 15.9

근무

연한

1년 미만 32 14.0
1년∼3년 53 23.1
3년∼5년 28 12.2

5년∼10년 46 20.1
10년 이상 70 30.6

학력

고졸이하 22 9.6
전문대졸 32 14.0
대학 졸 124 54.1
대학원 졸 51 22.3

부대

규모

대대 137 59.8
연대 3 1.3

사·군단 10 4.4
사령부·육직 44 19.2

기타 35 15.3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N=229)치는 요인과 지식공유 의도와 지식관리시스템 사

용 간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의식의 조절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국방인트라넷을 사용하고 있는 육군

내 참모장교를 대상으로 2009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다양

한 조직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전방 부

대, 교육기관, 사령부급 부대 등 골고루 배포하였

으며 총 280부를 배포하여 이중 245부를 회수하

였다(회수율: 87.5%). 이 중에서 부적절한 설문지

를 제외한 총 229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이용률

: 81.8%).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한 참모장교들의 계급별, 근무연한별, 
학력별, 부대규모별 응답결과를 보면 다음 <표 2>
와 같다.

4.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이론적 연구모형과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2.0 한글판과

PLS(Partial Least Square：Graph ver. 3.0)를 이

용하였다. SPSS는 데이터 점검, 빈도분석 및

ANOVA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PLS는 인과관계

의 검증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또한 PLS방법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을 평가한 후, PLS 
방법의 구조모형 분석에 고정된 측정모형을 사용

하는 2단계 분석 접근법을 채택하였다[23].
PLS가 갖는 최대의 장점은 표본의 분포가 정규

적임을 요구하지 않고, 표본수와 잔차분포에 대해

관대하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엄격한 이론모형의

검증보다는 본 연구와 같은 탐색적 연구모형에 대

한 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상호작

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실시했던

Chin et al[27]의 연구 결론에 따르면 1) 연구모형

에 포함된 측정항목의 수가 40～50개를 넘는 복

잡한모형의 경우 LISREL과 같은 공분산기반 기

법은 파라메타추정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가중되

고 추정과정에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PLS 기법이 더욱 적합하며 2) 조절효과를 분석하

기위해 관련변수의 측정항목간의 곱항목을 사용

하여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려는 연구의 경우 다

중정규성과 같은 엄격한 데이터 요건을 요구하는

LISREL보다 PLS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

의 경우 앞의 <표 1>과 같이 8개의 연구변수를

측정하기위한 항목이 55개나 되고 보안의식에 대

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포함해

야하는 상호작용 항목이 50개가 되는 등 복잡한

모형이기 때문에 LISREL과 같은 공분산 기반의

기법보다 PLS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측정 모형

연구모델을 PLS로 분석하려면 사용된 구성개

념과 측정문항에 대해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의 집중타당성을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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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기호

요인

적재
t-값

개념

신뢰도

(CR)
AVE

지휘관

관심

(A)

A1 0.877 30.432

0.937 0.788A2 0.887 21.351
A3 0.882 27.654
A4 0.906 33.085

평가 및

보상

(B)

B1 0.871 10.491
0.855 0.664B2 0.814 8.289

B6 0.755 7.905

수평적

신뢰

(C)

C4 0.707 16.876

0.939 0.634

C5 0.815 25.643
C6 0.821 27.243
C7 0.750 15.642
C8 0.794 21.383
C9 0.782 25.337

C10 0.829 32.188
C11 0.827 37.568
C12 0.831 35.624

수직적

신뢰

(D)

D1 0.835 33.540

0.969 0.779

D2 0.898 51.461
D3 0.870 27.606
D4 0.916 70.700
D5 0.905 48.469
D6 0.905 61.861
D7 0.863 40.183
D8 0.865 47.414
D9 0.885 38.439

컴퓨터자

기효능감

(G)

G1 0.944 87.508
0.961 0.892G2 0.946 104.376

G3 0.942 93.870

지식공유

의도

(E)

E1 0.890 52.765

0.931 0.731
E2 0.888 51.929
E3 0.878 44.960
E4 0.871 38.622
E5 0.737 13.778

보안

의식

(F)

F1 0.800 19.656

0.953 0.691

F2 0.809 20.406
F3 0.791 18.893
F4 0.802 28.211
F5 0.831 31.395
F6 0.868 41.974
F7 0.854 37.962
F8 0.895 56.944

F10 0.825 29.609

국방

인트라넷

활용(H)

H1 0.783 14.757

0.913 0.637

H2 0.768 18.876
H3 0.746 14.163
H4 0.797 17.168
H5 0.842 26.957
H6 0.842 27.275

<표 3> PLS 확인적 요인분석 기 위해 PLS의 bootstrap방식을 이용해 구성개념

에 적재된 측정항목의 요인적재값과 t-값을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55개의

측정항목 중 10개의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의 요인값이 기준치인 0.7이상이고[39,40], 
각 요인값의 t-값이 2.576이상으로 나타나 유의수

준 0.05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구성개념을 구성하

는 측정문항들의 내적일관성은 복합신뢰도(Com-
posite Reliability)로 측정하였다[39]. 

그 결과 복합신뢰도는 기준치인 0.7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분산추출값(AVE)은 Fornell 
and Larcker(1981)[39], Chin(1998)[25]등이 주장

하는 기준치인 0.5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

석을 종합해 볼 때 본 모델은 높은 수준의 집중타

당성과 내적일관성을 보여주었다.

구성

개념

타당성 분석

A B C D G E F H
지휘관

관심 (A) 0.888

평가 및

보상 (B) 0.545 0.815

수평적

신뢰 (C) 0.376 0.308 0.796

수직적

신뢰 (D) 0.447 0.229 0.609 0.883

컴퓨터자기

효능감 (G) 0.246 0.163 0.347 0.322 0.944

지식공유

의도 (E) 0.001 0.255 0.513 0.474 0.391 0.855

보안

의식 (F) 0.263 0.174 0.504 0.501 0.260 0.378 0.831

국방

인트라넷

활용 (H)
0.414 0.397 0.388 0.350 0.568 0.332 0.306 0.798

<표 4> AVE, 구성개념들간 상관행렬

본 연구에서 판별타당성은 <표 4>의 대각선 축

에 표시되는 AVE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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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경 로 경로 계수 t-값 분석 결과

H1 지휘관 관심 및 지원 → 지식공유의도 -0.093 1.296 기각

H2 수평적 신뢰 → 지식공유의도 0.287 3.515** 채택

H3 수직적 신뢰 → 지식공유의도 0.242 2.860** 채택

H4 보상 및 평가 → 지식공유의도 0.127 1.742+ 기각

H5 컴퓨터 자기효능감 → 지식공유의도 0.216 3.418** 채택

H6 지식공유의도 → 국방인트라넷 활용 0.261 3.521** 채택

H7 보안의식*지식공유 → 국방인트라넷 활용 0.194 1.978* 채택

** p<0.01, *p<0.05, +p<0.10

<표 4> 경로분석 결과

지휘관

관심/지원

수평적

신뢰

수직적

신뢰

보상

및 평가

컴퓨터

자기효능감

국방인트라넷

활용

보안의식

-0.093

0.287**

0.242**
지식공유

의도

0.127+

0.216**

0.261**

0.194*R2= 35.6% R2= 18.6%

** p<0.01, *p<0.05, +p<0.10

<그림 2> 구조모형

들 간 상관계수보다 큰가의 여부로 검증하였다

[39]. 검증결과 AVE의 제곱근 값 중 가장 작은

값 (0.796)이 가장 큰 상관계수(0.609)보다 상회

하여 본 연구모델의 구성개념은 판별타당성이 있

음이 검증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모델에 사

용된 구성개념과 측정문항에 대한 집중타당성, 내
적일관성, 그리고 판별타당성은 만족스러운 수준

으로 분석에 적합하였다. 

4.4 구조 모형

구조모형의 검증은 경로계수의 크기와 방향성, 

통계적 유의성 그리고 선행 변수를 통해 설명되는

최종 종속변수의 결정계수의 값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44]. 
본 연구에서는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체 표본에 대한 경로계수를 구하고, PLS
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랩 재 표본(Bootstrap 
Resampling) 절차를 이용하여 각 경로에 대한 유

의성을 검증하였다[26]. 재 표본은 일반적으로

250~500 표본을 이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Hair et 
al., (1998)[43]의 권고수치인 1,000표본을 수행

하였다[13]. 검증 결과는 <그림 2> 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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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 2>에 보는 바와 같이 지휘관 관심 및

지원, 수평/수직적 신뢰, 보상 및 평가, 컴퓨터 자

기효능감은 지식공유 의도의 35.6%를, 지식공유

의도와 보안의식은 국방인트라넷 활용의 18.6%
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Falk and Miller(1992) 
[38]가 제시한 적정 검정력 10%를 상회하는 것으

로 본 모델의 검정력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에 포함된 조절변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

해서는 모델에 조절변수를 추가하고 여기에 상호

작용변수(interaction term)을 추가하여야 한다. 
Chin, Marcolin & Newsted(2003)[27]의 연구에

따르면, 내포모델(Nested Model)의 경우 선행 구

성개념의 예측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선행 구성

개념의 영향도(Effect size)를 측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안의식의 영향도를 측정함

으로써 조절효과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영향도

(f 2)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영향도(f 2) = [R2(interaction model) - R2(main 
effects)] / R2(interaction model)

계산결과 본 연구모델의 영향도는 0.188로
Cohen(1988)[28]의 영향도 기준에 따르면1) 중 에

서 대 사이의 영향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조절변수인 보안의식을 포함한 본 연구모델

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5 가설 검증

4.5.1 지식공유 영향요인과 지식공유

각 경로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지식공유 영향요인 중에서 지휘관의

관심 및 지원은 경로계수(β= -0.093)가 다른 요소

들에 비해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 1은 기각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업 또는 일부 공무원조직에서의 연

구결과와 다른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軍에서는 조

직문화 특성상 지휘관의 관심 및 지원이 부하들에

게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며, 또 한편으

로는 국방인트라넷을 통한 행정업무가 보편화되

어 있는 상황이므로 지휘관의 관심과 지원이라는

요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조직 내 신뢰에 있어서 수평적 신뢰와 수직적

신뢰는 각각 경로계수(β=0.287, p<0.01)와 (β
=0.242, p<0.01)로 기존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지식공유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동료들과의 신뢰가 높을 때 지식을 공유하

고자 하는 의도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와 3은 채택되었다.

보상 및 평가에 있어서는 경로계수(β=0.127, 
p<0.10)가 미미하여 p=0.10수준에서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 있으나 p=0.05 수준에서는 가설이

기각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군 조직 내 인사시스템

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지식공유에 대한 보상

및 평가에 대한 구성원들의 견해차가 다양하게 존

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개인의 인식에 따

라 지식공유의 중요성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지식공유의도로 가는 경

로계수(β=0.216, p<0.01)는 유의하므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컴퓨터에 대한 활용능력이 뛰

어나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지식공유에

대한 의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와 달리 군 조직에서 지식공유의

영향요인으로는 조직 내 신뢰와 컴퓨터 자기효능

감이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었으며, 지휘관의 지원

과 관심 및 보상 및 평가 제도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Cohen의 영향도 : 0.02(소), 0.15(중), 0.3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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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지식공유 의도와 국방인트라넷

사용자의 태도나 의도는 정보시스템 활용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5].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지식공유의도와 국방인트라넷 활용간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는 β=0.261, 
p<0.01 로서 지식공유 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방인트라넷 활용이 더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가설 6은 채택되었다. 즉, 구성원

들의 지식공유 의도가 높으면 실질적인 지식공유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국방인트라넷 활용이 활발해

짐을 알 수 있으므로 지식공유 의도를 높일 수 있

도록 그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도 더불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4.5.3 보안의식의 조절효과

가설 7은 지식공유 의도와 국방인트라넷 활용

에 있어 강조된 보안의식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보

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가설이 검증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안의식이라는 변수가 조절변수로써

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이 밝혀져야 하는데 Chin, 
Marcolin & Newsted(2003) [27]의 연구에서처럼

보안의식의 영향도(Effect size)는 0.188로 조절변

수인 보안의식을 포함한 본 연구모델은 타당한 것

으로 나타났다. 보안의식과 지식공유 의도의 상호

효과를 통해 본 경로계수는 β=0.194로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판명되었다. 

비 고

1단계 2단계 3단계

Beta 유의

 수준 Beta 유의

 수준 Beta 유의

 수준

공유의도 .322 .000 .205 .016 .212 .011

보안의식 .239 .000 .248 .000

공유*보안 .203 .006

R제곱 6.7% 11.7% 14.6%

<표 5> 보안의식의 조절효과 검증

SPSS 12.0으로 검증한 결과 역시 상호작용변

수를 추가하였을 경우 설명력이 2.9% 더 증가하

고 조절변수의 추가로 주변수인 지식공유 의도의

Beta계수가 더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림 3>의 그

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보안에 대한 태도가 호의

적일수록 지식공유와 국방인트라넷 활용의 관계

가 더 강해지고 비호의적일 경우 약해짐을 알 수

있다. 

지

식

공

유

국방인트라넷 활용

Y=0.388X+1.546 

Y=.036X + 1.116

보안에 대한 태도

         호의적

        비호의적

<그림 3> 보안의식의 조절효과

4.5.4 보안의식에 대한 집단별 분석

강조된 보안의식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보안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집단별 분산분석 결과는 <그
림 4>과 같다. 분석 결과, 계급과 학력이 높을수

록, 근속년수가 오래될수록, 부대규모가 커질수

록 보안에 대해 가지는 사용자들의 태도가 비호

의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에 따라 강조된 보안의식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이나 지식공유를 위한 활동에 장애요인

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보안규정의 준수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군 조직 내 보안에 대한 개념 정리를 새롭게

함으로써 보안에 대한 조직의 경직성을 풀고 더

불어 군 조직 내의 보안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변

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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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보안의식에 대한 집단별 분석

 

5. 결 론

5.1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방인트라넷 환경에서 군 조직 구

성원들의 지식공유 활성화를 위해서 그 영향요인

과 보안의식에 대한 관계를 규명한 연구로, 본 연

구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적 차원에서의 영향요

인인 조직 내 신뢰와 컴퓨터 자기효능감의 두 변

수가 지식공유의도에 있어 유의한 변수임이 확인

되었다. 먼저 조직 내 신뢰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지식공유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는

데[1, 18, 30, 53], Kramer(1999)[47]는 조직 내의

신뢰수준이 높을 때, 개인은 위험부담이나 의심

없이 지식,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조직 내 신뢰 중에서도 수평적 신뢰가 수

직적 신뢰보다 훨씬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지식관리시스템의 주요한 이용목적이 조

직 내에서 상하간의 정보공유나 통제보다는 조직

구성원 간 지식과 정보의 수평적 공유와 활용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4]. 최근 성과

위주의 조직문화나 다양한 제도로 자칫 동료, 상
사, 조직 간에 지나친 경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자

발적인 지식공유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신뢰분위기가 조성되면 지식공

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인사제도 업무평가 및 보상제도의 공

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조직구성원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능력

과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조직차원에서 끊임없이

독려하고 개발시켜주는 것이 지식공유를 위해서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강조된 보안의식에 대한 사용자의 보

안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지식공유 의도와 국방인

트라넷 활용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지식공유 의도가 있다하더라도 보안에 대

해서 개인이 느끼는 감정적 반응에 따라 지식경영

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군 조직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효과적인 보안통제수단으로 보안의식에 대한 교

육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보안에 대한 조직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연구에서

와 같이 계급, 근무연한, 학력 등이 늘어날수록 보

안에 대한 비호의적인 태도가 늘고 있다. 따라서

보안에 대한 개념을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따른 정

보보호는 보다 철저히 유지되어야 하나 내부에서

는 보다 자유롭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분위

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군사보안에 있어서 위

규자 색출 및 처벌보다는 변화에 뒤떨어지거나 상

황에 맞지 않는 보안 규정을 과감히 수정 및 보완

하고 보안의 당위성 및 필요성 교육을 통하여 구

성원들이 보안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갖도

록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군 내의 정보보안을 위해서 데이터 통신

용 보안 장비를 개발하여 정보의 암호화와 부호화

를 통한 기밀성유지와 보안계정관리의 보완[19] 
등과 같이 시스템 내에 보안방지예방책을 탑재함

으로써 구성원들이 업무수행 시 보안에 대한 느끼

는 불편함과 비효율적인 절차 등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기각된 변수인 지휘관의 관심 및 지원, 보

상 및 평가 변수는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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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는데, 군 조직에서는 나름 시사하는 바

가 클 수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최고관리자

의 강한 신념과 추진의지가 필연적이다[8].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

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와 같이 지식을

추출, 정제하고 지휘관과 일반 조직구성원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책임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할 필요

성을 제시한다[20]. 군 조직 여건상 별도의 부서

를 신설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현존하는 중간 관

리자가 그 역할을 담당하여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휘관의 관심과 지

원보다는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추진의지를 전달

함으로써 지식공유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하여야

한다[8]. 
평가 및 보상체계의 경우 일반 기업 연구에서

는 지식관리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

소로 보고 있다[3]. 그러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평가 및 보상제

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20]. 또한

군 조직에서는 인사관리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하

는 요소들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하

므로 평가 및 보상의 변수는 기각된 것으로 추측

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식평가의 공정성을 위한

조직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다양한 인센

티브 및 인사고과 상의 가점 확대 등이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국방인트라넷 환경에서 군 조직 구

성원들의 지식공유의도와 그 영향요인, 그리고 국

방인트라넷 활용과 보안의식에 대한 관계를 규명

하기 위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

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의 타당성과 일반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조직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표본으로 수집한 조직의 수는 14개 부대에서 총

229개의 샘플을 추출하였다. 적은 표본이지만 정

규분포 가설에 유의하였고, 통계분석 결과가 도출

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표본 조직들의 대

부분은 전방 대대급 부대에서의 샘플이므로 본 연

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적은 표본 크기로 인하여 연구모형에 있

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적절한 통제변수를 설정하

지 못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가설들은 지식

관리의 추진기간 또는 지식경영의 단계, 지식의

품질, 군 조직의 근무환경 등의 상황에 따라서 다

양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제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보다 섬세한 연구 설계가 되지 못

했고 가설의 검증 또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

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군 조직에서 지식공유와 보안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지만 군 조직이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역사도 짧고 일반적으

로 지식공유와 보안간의 관계를 다룬 실증연구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선구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군의 지식관리시스템 적용 역사가 깊어짐에 따

라 지식공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고 보안이란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나

항목들을 개발하기 위한 탐색적인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공유와 지식

관리시스템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변수를

추출하여 군 조직에 적용하였으므로 군 조직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지식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요인에는

보상 및 평가 체계, 지휘관의 지원과 관심 외에 조

직의 독특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또 군 조직에서 보유

한 지식은 하나의 무형전력의 요소로서 작용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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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보다 다양한 유형과 환경

에 있는 군 조직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를 일

반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변수들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적절한 통제변수를 둠으로써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안에 대

한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의 추가적

연구로 보다 타당성 높은 연구가 되어야 하고 군

조직의 특수한 문화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심층

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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