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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습조직은 글로벌 기업에서 전략적 인적자원개

발측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1]. 최근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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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 대 국민 서비스 시스템 확대와 국가 경쟁

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방안으로 공무

원의 자율적인 학습조직을 통한 고도의 전문성 확보

가 필요하다[2-5].

근래에 학습조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학

습조직이 전통적인 생산요소였던 토지, 노동,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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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discover and substantiate the casual relation between Learning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ith Supervisor Trust us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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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지식이 핵심적인 생산요소인 지식사회에 

적합한 조직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6]. 이와같

은 상황에서 학습조직은 경쟁조직보다 빠르게 학습

하는 능력과 창의적인 지식의 창출을 배분하고 서비

스를 제공 등 조직성과 및 효과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학습조직은 자발적이고 신뢰를 기

반한 조직시민행동이 필수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7-10]. 글로벌 기업조직의 발빠른 대응과는 

달리 최근에서야 학습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한 고용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학습조직 우수사례 개

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학습 조직 지원화 

사업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개하고 있다[11-12]. 이

와 관련, 지식관리혁신포럼ㆍ한국행정연구원[13]의 

연구에서는 정부조직이나 기관에 따르면 특정 주체

에 대한 관심과 일련의 문제 및 열정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해당 주제 영역에 대해 

구성원들의 이해와 지식을 깊이 있게 만드는 집단을 

의미하는 비공식 모임인 CoP(Community of

Practice)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재경부,

교육부를 포함한 30개 기관에 학습동아리, 농림부,

복지부를 포함한 11개 기관에 연구모임, 법무부, 국

세청을 포함한 9개 기관에 연구회, 과기부, 보훈처,

금감위에 CoP, 노동부, 예산처에 학습조직가 있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의 학습조직 도입과 성과와 관련

된 선행연구에서 공무원 조직 구성원의 자율, 협력,

신뢰 등의 심리 및 행동분야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14-16].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들을 탐색적인 관점에서 공무원의 학습

조직구축수준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상

사신뢰 간의 조절적 역할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

다.

1.1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학습조직구축수준이 조

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상사신뢰의 조절

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면서 

연구모형과 가설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하

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 기법을 이용하여 경기도 산하 인

재개발원에서 직무역량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

원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자료와 통

계분석을 위하여 SPSS 21.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Ⅱ. 관련연구
2.1 공무원의 학습조직구축수준

학습조직은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조직이 적응과 

생존력을 키우기 위해 개별학습이 조직 내에서 확산

되어 지식의 공유, 창조를 통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17-18].

학습조직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

가 존재하며, 현재까지 단일개념으로 정립되지 않았

다. 그러나 학습조직구축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협

력과 학습을 통해 창출된 지식이 개인에게 조직 이

외에서 획득한 지식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불러

일으켜 조직의 성과와 조직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통적인 주장이다. 학습조직에 대한 

개념을 깊이있게 이해 하려고 하면 학습조직에 대한 

주된 네 가지의 관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8]. 첫번째, 시스템지향적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는 

학습조직의 개념을 발전시킨 Senge[17]는 성과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역량확대, 시스템사

고를 통한 문제해결 사고능력 함양, 지속적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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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 및 공유를 위한 학습조직이어야 함을 강조하였

다. 둘째, 학습지향적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인 박광

량[19]은 개인 학습이 쳬계화되면 조직학습이 되고,

이 조직 학습이 습관화되면 학습조직이 되는데 이렇

게 장기적으로 구축된 학습역량은 다른 조직들이 단

기간에 모방이 힘든 조직경쟁력을 창출하는 조직이

라고 정의하였고, 한진한[20]은 개별학습행위을 통

한 점차적인 조직학습행위으로의 확산은 조직구성

원들의 다양한 능력들이 조직차원에서 활용되고 이

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조직으로 정의하였다. Pedler

et al[21]은 학습조직을 공공의 목표을 위해 모든 구

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활동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정의하였다. 세 번째, 전

략지향관점의 대표적인 학자인 Garvin[22]은 학습

조직이란 지식을 창출과 해석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

고 조직내 지식전이와 확산을 통한 전략적 행동실천

에 능숙한 조직으로 정의하였고, 장미영[3]은 학습

조직이란 대내외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

과 경쟁력 역량에 필요한 정보입수, 지식창출, 공유

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하는 조직이라고 정의

하였다. 김성환[2]은 학습조직이란 조직 구성원들이 

환경변화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조직의 

목표 및 성과에 연계시키는 조직을 정의하였다. 네 

번째, 통합지향적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인 Watkins,

et al[18]은 학습조직이란 조직 구성원들에게 수직적 

통제체제가 아닌 권한을 위임하고 현장의 노동의 질

과 품질혁신교육을 통합시켜 협력과 공유를 통한 성

과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하는 조직이라

고 정의하였고, Marquardt, et al[23]은 학습조직이

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 차원에서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권한 위임

을 통해 효과적인 적응력을 향상을 하여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는 조직으로 변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들 통합지향적 관점에서 특히 주목할 것

은 Watkins et al[18]는 조직에서 실질적인 학습조

직 수준을 측정을 할 수 있는 통합적 학습모델인 

DLOQ을 개발하여 제시한 것이다.

2.2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OCB: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은 규정된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인 관련성 및 보상시스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려는 행

동으로, 조직 경영에서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의 성과

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인사자원개발차

원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2]. 조직시민행

동의 대표적인 학자인 Organ[24-25]는 조직시민해

동이란 비계약적 보상이 없음에도 조직의 효과적인 

과업성과에 기여하는 사회적인 노력으로 이타심, 공

손함, 성실성, 시민정신 그리고 스포츠맨십 5가지 요

인으로 구분했다. Smith et al[26]은 조직시민행동을 

조직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자발적으로 조직에 희

생하는 사회적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Williams, et

al[27]는 조직의 성과와 조직의 목표에 이익을 주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고. Graham[28]은 국가에 대

한 조직시민행동을 정치이론의 관점에서 공공시민

이 갖추어야할 책임, 책임 그리고 의무이며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

하였다. Borman, et al[30]은 조직이 요구하는 직무

에 대한 범위를 넘어서 조직의 성과와 유효성에 기

여하는 자율적인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2.3 상사신뢰 
조직의 경영 활동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의 충성심

과 공동 목표를 위한 상호협력하려는 의지로 조직 

경쟁력의 하나인 신뢰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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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0-31]. Cook, et al[32]은 조직이 처한 상황이 불

확실성이 확대되거나 위기일 때 다른 사람의 선한의

도에 기인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감

수하는 태도를 신뢰라고 정의하였고, Mayer et

al[33]은 상대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사회적 위치

와 역량에 무관하게 의미있고 중요한 활동을 할 것

이고 그에 대해한 기대와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Wiliam[34]은 위기를 포함한 과정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 하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고종욱 외[35]은 조직에

서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직구성원의 통제기능

을 대체가능하고, 이로인한 거래 비용의 감소를 기

대할 수 있으며, 조직문화형성 및 높은 조직성과에 

기여하며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의 기능을 강조하였고, Qrgan[24]는 리더의 공정성

과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간에 사회적 교환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리더의 

신뢰가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상사신

뢰를 한쪽 대상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환

당사자들의 관점으로 보는 사회적 교환이론에 살펴

보면 상사신뢰는 단일차원적 접근이 아닌 다차원적

인 접근으로 교환당사자들의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는 것이 상사신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30].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공무원들의 학습조직특성이 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요인들에 대해 파악하

고, 상사신뢰을 조절변수로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모형은 통합적인 관점을 지향하는 

Watkins et al[18]의 학습조직 실천모형을 기반으로 

공무원의 학습조직특성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

요변수를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습조직 구축요

인인 지속적 학습기회제공, 연구 ․ 대화 활성화, 팀 

학습․협업강화, 지식공유 ․ 활용시스템, 자율적 역량 

강화, 내․외 환경과의 상호연계, 전략적 학습리더십

과 조절변수인 상사신뢰 그리고 종속변수인 조직시

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 1>와 같다.

3.2 연구가설의 설정
3.2.1 공무원의 학습조직과 조직시민행동

학습조직은 조직구성원들이 지속적인 지식창출,

공유, 활용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경

쟁력을 발휘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유진혁[9]의 연구에서 중소기업의 학습조직구축

이 조직시민행동 및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연구에

서 학습조직구축요인의 7가지 변수가 조직시민행동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진

혁 외[36]의 기업체 중간관리자의 서번트 리더십, 학

습조직, 조직시민행동, 조직유효성 간의 구조적 관

계분석 연구에서 학습조직은 조직구성원의 조직시

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조직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

구를 보면, 학습조직구축요인은 구축수준에 따라 조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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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이거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이 나타났다.

따라서 위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다

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학습조직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지속적 학습기회 제공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연구ㆍ대화의 활성화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팀 학습ㆍ협업강화는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지식의 공유ㆍ활용시스템은 조직시민행동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자율적 역량 강화는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 내외 환경과의 상호연계는 조직시민행동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7. 전략적 학습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공무원의 학습조직과 조직시민행동 그리고 상사신
뢰의 조절효과

상사신뢰는 불확실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직면

했을 때 조직을 믿는 구성원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진욱 외[37]의 학습조직활동이 직무소진에 미

치는 영향과 상사 신뢰성의 조절효과 연구에서 독립

변수인 학습조직활동 중 연구ㆍ대화의 활성화와 팀 

학습ㆍ협업강화, 전략적 학습리더십은 상사신뢰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전혜숙[38]의 사회복지사의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상사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

연구에서 조직시민행동의 하위변수별로 상사신뢰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

으며. 상사신뢰가 내재적 만족, 외재적 만족과 상호 

작용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김석환[39]의 상사

에 대한 신뢰 및 조직지원인식이 조직시민행동에 미

치는 영향과 통제위치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는 상사에 대한 신뢰가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으며, 통제위치의 조절효과 분석에서도 상사

에 대한 신뢰와 조직지원인식이 조직시민행동의 중

요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습조직 관련 선행연구들은 학습조직과 결과변

수인 조직시민행동간에 직접적 관계를 상정하고 있

다. 그리고 조직시민행동 관련 문헌들은 조직시민행

동과 조절변수인 상사신뢰간의 조절효과를 상정하

고 있다. 또한 학습조직과 조직시민행동간에 상사신

뢰의 조절효과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험적

으로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검토한 선행연

구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상사신뢰는 학습조직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1.1 상사신뢰는 지속적 학습기회 제공과 조직

시민행동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1.2 상사신뢰는 연구ㆍ대화의 활성화과 조직시

민행동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1.3 상사신뢰는 팀 학습ㆍ협업강화과 조직시민

행동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1.4 상사신뢰는 지식의 공유ㆍ활용시스템과 조

직시민행동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1.5 상사신뢰는 자율적 역량 강화과 조직시민

행동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1.6 상사신뢰는 내외 환경과의 상호연계는 조

직시민행동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1.7 상사신뢰는 전략적 학습리더십은 조직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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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3 변수 정의
3.3.1 학습조직구축수준

Senge[17]는 조직구성원이 시스템적사고 변화를 

시작으로 조직차원으로 학습열망이 전이되어 지식

창출을 통해 변화와 성과의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정의하였고, Watkins et al[18]는 학습조직구국수준

을 측정하기 위하여 DLOQ 7가지 학습조직구축요

인 즉, 지속적 학습기회 제공, 연구 ‧ 대화활성화, 팀 

학습‧협업강화, 지식공유 ‧ 활용시스템, 자율적 역량

강화, 내외환경과의 상호연계 및 전략적 학습리더십 

등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 학습기회 

제공, 연구 ‧ 대화활성화, 팀 학습 ‧ 협업강화, 지식공

유 ‧ 활용시스템, 자율적 역량강화, 내외환경과의 상

호연계 및 전략적 학습리더십 등으로 학습조직구축

변수 범주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189 60.6

여자 123 39.4

연령

20대 7 2.2

30대 60 19.2

40대 144 46.2

50대 101 32.4

혼인상태
미혼 37 11.9

기혼 275 88.1

학력

고졸 29 9.3

전문대졸 39 12.5

대졸 207 66.3

대학원졸 37 11.9

재직기간

5년 미만 24 7.7

5년 이상-10년 미만 32 10.3

10년 이상-15년 미만 48 15.4

15년 이상-20년 미만 37 11.9

20년 이상-25년 미만 97 31.1

25년 이상-30년 미만 58 18.6

30년 이상 16 5.1

연소득

2천만원 미만 3 1.0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31 9.9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57 18.3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65 20.8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110 35.3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38 12.2

7천만원 이상 8 2.6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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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를 측정하였다.

3.3.2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를 측정하기 위해서 Organ[25]는 이

타성, 양심성, 예의성, 스포츠맨쉽, 시민도덕행동 등

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의 핵

심 구성요소인 이타주의으로 조직시민행동을 측정

하였다.

3.3.3 상사신뢰

상사신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영석[30]은 상사

에 대한 조직원의 신뢰도, 상사의 윤리적 태도, 명령

체계의 공정성, 심리적 믿음 등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사에 대한 조직원의 신뢰도, 상사의 

윤리적 태도, 명령체계의 공정성, 심리적 믿음 등으

로 측정하였다.

Ⅳ. 표본수집방법
4.1 설문조사 방법

경기도 산하 인재개발원은 경기도 본청 및 산하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등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집합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데,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는 340명의 공무원들로부터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도구로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사용하

였으며, 질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2017년 2월 6일부

터 3월 10일까지 6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배포된 

340부의 질문지 중에서 최종적으로 312부가 회수되

었으며, 회수율이 91.8%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4.2 인구통계학적 분석
분석에 포함된 312명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성별은 남자가 60.6%, 여자가 39.4%이며, 연령은 

20대가 2.2%, 30대가 19.2%, 40대가 46.2%, 50대가 

32.4%의 분포를 보였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11.9%,

기혼이 88.1%이며, 학력은 고졸은 9.3%, 전문대졸은 

12.5%, 대졸은 66.3%, 대학원졸이 11.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은 5년 미

만이 7.7%, 5년 이상-10년 미만이 10.3%,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5.4%, 15년 이상-20년 미만이 11.9%,

20년 이상-25년 미만이 31.1%, 25년 이상-30년 미만

이 18.6%, 30년 이상이 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연소득은 2천만원 미만이 1.0%,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9.9%,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이 18.3%,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이 20.8%, 5천

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이 35.3%, 6천만원 이상-7천

만원 미만이 12.2%, 7천만원 이상이 2.6%의 분포를 

보였다(<표 1>).

4.3 변수의 측정
독립변수인 7개의 학습조직구축 변수, 즉 지속적 학

습기회제공, 연구‧대화활성화, 팀학습‧협업강화, 지식

공유‧활용시스템, 자율적 역량강화, 내외환경과의 상

호연계 및 전략적 학습리더십 변수는 Watkins et

al[18]가 개발한 척도에서 각각 4개의 문항을 선정하

여 측정하였다. 매개변수인 상사신뢰는 이영석[30]

이 서구와 다른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

발한 상사신뢰 척도에서 4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측

정하였다. 그리고 조직시민행위는 이 개념의 핵심 

구성요소인 이타주의의 측정을 위해서 Organ[2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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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측정문항 중에서 4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측

정하였다.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각 문항들에 대

한 응답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5

점)까지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리커트식 스케일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변수 측정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지속적 학습

기회 제공

학습기회1 .153 .178 .219 .106 .084 .310 .277 .501 -.345

학습기회2 .191 .202 .082 .206 .012 .088 .224 .735 -.035
학습기회3 .171 .267 .138 .206 .066 .285 .124 .665 .002
학습기회4 .372 .375 .059 .135 .272 .173 .146 .547 .141

연구‧대화 

활성화

연구대화1 .245 .762 .120 .117 .115 .145 .070 .203 .179
연구대화2 .239 .825 .113 .135 .055 .077 .039 .185 .043
연구대화3 .239 .705 .175 .372 .140 .135 .109 -.092 -.096
연구대화4 .208 .763 .121 .270 .146 .136 .176 -.091 -.057

팀학습‧협업

강화

학습협업1 .263 .283 .162 .717 .124 .154 .225 .043 .007
학습협업2 .318 .325 .149 .719 .147 .149 .100 .151 -.086
학습협업3 .255 .365 .133 .704 .173 .146 -.011 .125 .004
학습협업4 .396 .181 .215 .596 .175 .116 .047 .235 .229

지식공유‧
활용시스템

시스템1 .243 .140 .202 -.004 .135 .371 .641 .184 -.070
시스템2 .341 .159 .150 .141 .092 -.002 .753 .174 .009
시스템3 .397 .205 .135 .200 .079 .119 .514 .092 .130
시스템4 .225 .183 .068 .175 .083 .009 .680 .072 .203

자율적 역량

강화

역량강화1 .227 .226 .058 .182 .217 .232 .281 -.197 .682
역량강화2 .085 .183 .106 .207 .184 .305 .278 -.100 .558
역량강화3 .224 .226 .107 .218 .128 .345 .257 -.065 .632
역량강화4 .286 .182 .128 .199 .241 .325 .221 .067 .563

내외환경과의

상호연계

상호연계1 .211 .350 .095 .152 .131 .673 .034 .105 .050
상호연계2 .295 .283 .068 .255 .241 .569 .057 .053 .141
상호연계3 .272 .166 .214 .126 -.173 .638 .076 .256 -.157
상호연계4 .311 .178 .154 .247 .119 .613 .086 .150 .170

전략적 학습

리더십

학습리더십1 .755 .172 .070 .051 .122 .056 .140 .234 -.173
학습리더십2 .785 .195 .169 .121 .133 .234 .186 .058 -.118
학습리더십3 .792 .159 .164 .198 .189 .077 .032 .136 -.068
학습리더십4 .749 .188 .108 .219 .147 .169 .148 .052 -.068

상사신뢰

상사신뢰1 .295 .238 .073 .271 .630 .135 .083 .024 -.234
상사신뢰2 .177 .160 .216 .187 .638 .007 .210 -.094 -.345
상사신뢰3 .194 .085 .124 .101 .822 .104 .029 .093 .071
상사신뢰4 .120 .047 .105 .032 .826 -.033 .041 .054 .223

조직시민행위

시민행위1 .186 .035 .795 .261 .174 -.027 .134 .059 .063
시민행위2 .144 .020 .819 .301 .107 .045 .112 .050 .089
시민행위3 .066 .196 .816 -.035 .046 .191 .039 .000 -.042
시민행위4 .109 .245 .795 -.010 .115 .113 .081 .055 -.084

고유값 6.175 4.437 3.226 3.043 2.864 .519 2.028 1.447 1.011
%분산 17.152 12.326 8.961 8.452 7.956 6.998 5.633 4.103 2.807
%누적 17.152 29.477 38.436 46.891 54.847 61.845 67.478 71.580 74.388

<표 2> 측정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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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패

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방법으로는 

우선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

뢰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Cronbach's α 계수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상관분석

을 실시하여 이론적 변수들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제시된 가설들의 

검증을 위해서 위계적 조절회귀분석방법(hierarchical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성

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재직기간 및 연소득의 6개

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은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

데, 우선 첫 단계에서는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위에 

대하여 6개의 통제변수들을 회귀시켰으며, 둘째 단

계에서는 통제변수에 덧붙여 7개의 학습조직구축변

수 변수들을 회귀시켰다. 그리고 셋째 단계에서는 

학습조직구축변수와 조직시민행위 간의 관계에서 

상사신뢰의 조절효과 검증하기 위해서 상사신뢰 변

수를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위에 회귀시켰으며, 마

지막으로 넷째 단계에서는 7개의 학습조직구축변수

와 상사신뢰변수 간의 곱으로 만들어진 7개의 상호

작용항들을 회귀시켰다. 그리고 조절효과 검증 시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회귀방정식에 들어가는 모든 이론적 변

수들을 평균값이 0이 되도록 센터링(centering)하였

고, 센터링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

었다.

V. 실증분석

5.1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결과
5.1.1 타당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변수의 측정에 사용된 도구의 타당

도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있

어서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성분분석방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그리고 요인수 결정기준으

로는 카이저규칙(Kaiser rule)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회전방법으로는 직각회전방법인 배리맥스(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수렴타당도 기준과 관련해서는 

요인부하량이 .5 이상인 측정문항들만 해당요인에 

적절하게 적재되는 문항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7개의 학습조직구축 변수(지속

적 학습기회제공, 연구‧대화활성화, 팀학습‧협업강화,

지식공유‧활용시스템, 자율적 역량강화, 내외환경과

의 상호연계, 전략적 학습리더십), 매개변수인 상사

신뢰, 그리고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위의 측정에 사

용된 총 36개 문항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

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를 보면 카

이저규칙에 따라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고유값이 1.0

이 넘는 요인이 9개 추출되었으며, 이 9개의 요인들

이 설명하는 총 누적분산비율은 74.388%로 나타났

다. 측정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학습조직

구축 변수들인 지속적 학습기회제공, 연구‧대화활성

화, 팀학습‧협업강화, 지식공유‧활용시스템, 자율적 

역량강화, 내외환경과의 상호연계, 전략적 학습리더

십, 매개변수인 상사신뢰, 그리고 종속변수인 조직

시민행위의 측정에 사용된 문항들은 모두 .5이상의 

높은 요인부하량으로 해당요인에 적절하게 적재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

하며, 본 연구에서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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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적절한 수렴 및 판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5.1.2 신뢰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는 

Cronbach's ɑ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측정도구들의 

Cronbach's ɑ 계수를 살펴보면, 지속적 학습기회제

공는 .794, 연구‧대화활성화는 .899, 팀학습‧협업강화

는 .898, 지식공유‧활용시스템은 .801, 자율적 역량강

화는 .896, 내외환경과의 상호연계는 .793, 전략적 

학습리더십은 .898, 상사신뢰는 .825. 조직시민행위

는 .875로 나타나고 있다. 즉, 모든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가 .70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신뢰도 수준을 보

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향후 분석에는 각 척도들을 구성하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의 합의 평균을 계산하여 각 변수의 척도

값으로 삼았다. 따라서 모든 이론적 변수들의 값은 

1에서 5의 범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들의 문항수와 평균값 및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5.2 상관관계 결과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지속적 학습기회제공 4 3.434 .634 .794

연구‧대화활성화 4 3.489 .719 .899

팀학습‧협업강화 4 3.368 .714 .898

지식공유‧활용시스템 4 3.286 .659 .801

자율적 역량강화 4 3.109 .762 .896

내외환경과의 상호연계 4 3.384 .693 .793

전력적 학습리더십 4 3.317 .773 .898

상사신뢰 4 3.260 .761 .825

조직시민행위 4 3.859 .602 .875

<표 3> 척도의 신뢰도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1) 지속적 학습 기회제공

2) 연구‧대화 활성화 .505**

3) 팀학습‧협업강화 .433** .465**
4) 지식공유‧활용시스템 .413** .328** .385**
5) 자율적 역량강화 .372** .359** .415** .494**
6) 내외환경과의 상호연계 .442** .434** .465** .470** .557**

7) 전략적 학습리더십 .394** .343** .433** .530** .508** .518**

8) 상사신뢰 .395** .414** .473** .425** .476** .414** .470**

9) 조직시민행위 .396** .391** .450** .410** .374** .403** .378** .368**

<표 4> 변수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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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포함된 이론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7

개의 학습조직구축 변수와 조직시민행위 간의 상관

관계를 보면, 지속적 학습기회제공, 연구‧대화활성

화, 팀학습‧협업강화, 지식공유‧활용시스템, 자율적 

역량강화, 내외환경과의 상호연계 및 전략적 학습리

더십의 7개 변수 모두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위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매개

변수인 상사신뢰도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위와 유

의미하게 정적으로 상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3 가설검정 결과

5.3.1 조직시민행위에 대한 학습조직구축의 영향 분석결과 

학습조직구축 변수들인 지속적 학습기회제공, 연

구‧대화활성화, 팀학습‧협업강화, 지식공유‧활용시스

템, 자율적 역량강화, 내외환경과의 상호연계 및 전

략적 학습리더십이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위계적 조절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6개의 인구통계

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성별변수는 남성=1, 여성=0, 혼

인상태변수는 기혼=1, 미혼=0의  값을 갖는 가변수

로 전환시켰고, 연령, 학력, 재직기간 및 연소득 변

수는 모두 연속변수로 전환하여 회귀식에 투입하였

구분 1단계 2단계
B Beta t p B Beta t p

통제변수

(상수) 4.019 9.574 .000 4.448 　 11.574 .000
성별1) .026 .021 .345 .365 .008 .006 .115 .455
연령 .004 .051 .508 .306 -.002 -.028 -.317 .376

혼인상태2) .024 .013 .204 .420 .013 .007 .120 .453
학력 -.038 -.097 -1.644 .051 -.042 -.107 -2.001 .023

재직기간 .002 .022 .197 .422 .003 .038 .392 .358
연소득 .004 .085 .918 .180 .002 .045 .546 .293

학습조직구축 변수

지속적 학습기회

제공
.124 .131 1.674* .048

연구‧대화

활성화
.114 .137 1.793* .037

팀학습‧.협업

강화
.191 .227 2.873** .002

지식공유‧
활용시스템

.131 .144 1.739* .042

자율적 역량강화 .168 .213 2.888** .002
내외환경과의 상호연계 .190 .219 2.555** .006

전략적 학습리더십 .116 .149 1.867* .032

 
.225**

F=12.952, p=.000

 
.037

F=1.933, p=.075
.262**

F=8.112 p=.000

1) 남성=1, 여성=0 2)기혼=1, 미혼=0
* p<.05, ** p<.01

 <표 5> 조직시민행위에 대한 학습조직구축의 영향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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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1단

계에서는 6개의 통제변수들을 종속변수인 조직시민

행위 변수에 먼저 회귀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6개의 

통제변수들에 덧붙여 7개의 학습조직구축 변수를 

추가적으로 회귀시켰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분석에 

투입된 이론적 변수들은 모두 평균이 0이 되도록 센

터링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표 

5>에서 6개의 통제변수를 조직시민행위에 회귀한 

결과인 1단계를 보면, 6개의 통제변수가 조직시민행

위 변이의 3.7%를 설명하고 있으나, .05수준에서 유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재직기간 및 연소득 등과 같은 인구

학적 특성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조직시민행위에 유

3단계 4단계
B Beta t p B Beta t p

통제변수

(상수) 4.459 　 11.703 .000 4.353 　 11.426 .000
성별1) -.003 -.003 -.053 .479 .001 .001 .011 .496
연령 -.004 -.046 -.524 .301 -.004 -.053 -.598 .275

혼인상태2) -.016 -.009 -.152 .440 .008 .004 .078 .469
학력 -.038 -.096 -1.796 .037 -.034 -.085 -1.608 .055

재직기간 .004 .051 .524 .300 .005 .068 .691 .245
연간소득 .002 .044 .529 .299 .003 .056 .668 .253

학습조직구축 변수

지속적 학습기회

제공
.124 .130 1.671* .048 .123 .130 1.664* .049

연구‧대화

활성화
.117 .140 1.847* .033 .118 .141 1.847* .033

팀학습‧협업

강화
.166 .196 2.482** .007 .165 .195 2.295* .011

지식공유‧
활용시스템

.132 .145 1.765* .040 .129 .133 1.691* .046

자율적 역량강화 .171 .217 2.939** .002 .172 .218 2.947** .002
내외환경과의 상호연계 .195 .225 2.616** .005 .195 .224 2.603** .005

전략적 학습리더십 .107 .137 1.700* .045 .105 .134 1.659* .049
조절변수

상사신뢰 .122 .152 2.497** .007 .117 .146 2.372 .009*
조절효과

학습기회*상사신뢰 -.017 -.074 -1.312 .096
연구대화*상사신뢰 .076 .085 1.501 .067
학습협업*상사신뢰 .109 .112 1.991* .024
지식공유*상사신뢰 .134 .166 2.975** .002
역량강화*상사신뢰 -.150 -.072 -1.277 .101
내외환경*상사신뢰 .107 .118 2.083* .019

학습리더십*상사신뢰 .104 .118 2.104* .016

 
.015*

F=6.236, p=.013
.037*

F=2.321, p=.029

 
.277**

F=8.110, p=.000
.314**

F=6.024, p=.000
1) 남성=1, 여성=0 2)기혼=1, 미혼=0

* p<.05, ** p<.01

<표 6> 상사신뢰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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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6개의 통제변수에 덧붙여 독립변수인 7개

의 학습조직구축변수를 추가적으로 회귀한 2단계 

분석결과를 보면, 7개의 학습조직구축 변수가 조직

시민행위 변이의 22.5%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

으며, 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개별 회귀계수

들의 유의도를 살펴보면, 지속적 학습기회제공(β

=.131, p<.05), 연구‧대화활성화(β=.137, p<.05), 팀학

습‧협업강화(β=.227, p<.01), 지식공유‧활용시스템(β

=.144, p<.05), 자율적 역량강화(β=.213, p<.01) 내외

환경과의 상호연계(β=.219, p<.01) 및 전략적 학습

리더십(β=.149, p<.05)의 7개 학습조직구축 변수가 

모두 조직시민행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속적 학습기회제

공, 연구‧대화활성화, 팀학습‧협업강화, 지식공유‧활
용시스템, 자율적 역량강화, 내외환경과의 상호연계 

및 전략적 학습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들의 

조직시민행위가 높아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6.2 상사신뢰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7개의 학습조직구축 변수와 조직시민행위 간의 

관계에서 상사신뢰의 조절역할을 분석하기 위해서 

3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상사신뢰를 추가하여 회귀

하였으며, 4단계에서는 7개의 학습조직구축 변수와 

상사신뢰 변수 간의 곱으로 만들어진 7개의 상호작

용 항들을 추가로 회귀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

했듯이,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석

에 투입된 이론적 변수들은 모두 평균이 0이 되도록 

센터링하였고, 상호작용항들은 센터링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들이다. 3단계 및 4단계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3단계 분석결과를 보면, 조절변수인 

상사신뢰를 추가로 회귀했을때 조직시민행위 변이

를 1.5%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05수준에서 유의

미하다. 상사신뢰 변수의 유의도 검증결과를 보면,

상사신뢰(β=.152, p<.01) 변수가 조직시민행위에 유

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상사신뢰가 높을수록 공무원들의 조직시민행위

가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6>에서 7개의 학습조직구축 변수와 상사신뢰 

변수 간의 곱으로 만들어진 7개의 상호작용항을 추

가로 회귀한 4단계의 분석결과를 보면, 7개의 상호

작용항이 조직시민행위 변이의 3.7%를 추가로 설명

하며, 이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사신뢰가 학습조직구축과 조직시민행위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개별 상호작용항들의 유의도를 살펴보면, 7개의 상

호작용항 중에서 팀학습‧협업강화*상사신뢰(β=.112,

p<.05), 지식공유‧활용시스템*상사신뢰(β=.166,

p<.01), 내외환경과의 상호연계*상사신뢰(β=.118,

p<.05), 전략적 학습리더십*상사신뢰(β=.118, p<.05)

의 네 개의 상호작용항이 조직시민행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사

신뢰 변수가 학습조직구축과 조직시민행위 간의 관

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결과는 상

사신뢰가 높을수록  팀학습‧협업강화, 지식공유‧활용

시스템, 내외환경과의 상호연계 및 전략적 학습리더

십이 조직시민행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학습조직 영향요인들에 대해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상사신로의 조절역

할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증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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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기존의 학습조직의 한

계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관점을 강조한 Watkins et

al[18]의 통합적 학습모델과 이를 토대로 학습조직

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DLOQ 학습조직 

도구를 제시하였다.

설문 구성은 독립변수인 학습조직수준과 종속변

수인 조직시민행동 그리고 조절변수인 상사신뢰으

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학습조직과 조직시민행동 

그리고 상사신뢰을 측정할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설

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조직은 Watkins et

al[18]의 DLOQ를 활용하고, 조직시민행동은 

Organ[25]이 개발한 측정문항을 활용하고, 상사신뢰

는 이영석[30]의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경기도 산하 인재개발원에서 직무역량 집합 교육프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지자체 공무원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 학습조직은 조직시민행

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가설 검

증 연구결과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학습

조직의 7가지 변수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조직의 7가

지 변수에 대한 비교 분석결과에서 종속변수인 조직

시민행동에 대해서 팀 학습ㆍ협업강화와 자율적 역

량강화가 가장 크게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공공조직의 특성상 소수의 리더십에 의존

하기 보다는 각 부서조직이 자율적이며 주도적으로 

경쟁이 아닌 협업을 조직의 목표에 공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

한 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파악하여 조직 구성원 스

스로가 자율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부서간 협업을 

통한 성과를 이루는 학습조직구축 시스템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지속적 학습기회 제공, 지식 

공유ㆍ활용시스템의 변수의 영향력이 낮게 나타났

는데, 이는 조직 구성원이 학습기회의 장려와 지식

을 공유하여 활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욕구는 강하다

는 것을 함의할 수 있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직무와 관련 및 연관성의 있는 학습기회를 지속으로 

제공하고 공유된 지식을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가설 2: 상사신뢰는 학습조직과 조직시민행

동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에 대한 가설 검증 연

구결과는 학습조직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유

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조직

의 7가지 변수에 대한 상사신뢰의 조절효과에 대해

서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 지식 공유ㆍ활용시스템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조직에서도 핵심 

정보 및 지식의 공유에 대해서 상사에 대한 의존도

가 높음을 함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사가 조직구

성원에 대한 신뢰구축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정

보 및 지식의 공유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

사한다. 또한 지속적 학습기회 제공의 변수에 대한 

영향력 연구결과가 가장 낮은 것은 조직구성원들의 

상사에 대한 신뢰평가는 누구나 공평하게 학습기회 

제공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함을 함의하는 것

이며, 상사는 학습기회 대상자들에게 공평하게 지속

적인 학습기회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

습기회 제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하는 절실한 노력의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ㆍ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학습조직은 유연하게 상호작용하며 환경 변화에 민

감하게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는 인사조직자

원개발 방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지만 기업조직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본 연

구는 지자체 공공조직 측면에서 학습조직특성 연구

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조직효과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



공무원의 학습조직 특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 상사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163

시민행동와 상사신뢰간의 모델을 제안했다는 점에

서 향후 연구에 기반이 되는 틀을 제공하였다.

실무적 시사점은 지자체 공공조직의 경쟁력 향상

을 위한 학습조직구축 활성화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의 경쟁력향상과 성장에 중요한 사회적 자

본인 상사신뢰에 대한 중요성 지각이 자신의 직무와 

업무의 역할과 보상이 아니더라도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조직시민행동을 유도함을 통해 대

국민 서비스 강화하는 역할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추후 연구방향은 다음

과 같다. 본 연구는 첫째, 경기도 지자체 공무원으

로 표본을 한정하였다. 그러므로 자료의 수집에 있

어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하지 못하였기에 모

든 공무원들에게 일반화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향후 국가기관 각 부처, 지자체 공공조직을 상

대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한다면 좀 더 일반화된 연

구결과가 나올 것이다. 또한 심층면접 등을 활용하

면 연구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ㆍ내외 다양한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학습조직이론과 측정도구들에 대해서 국내 실

정에 맞는 측정모델 연구가 필요하며 조직시민행동

을 포함한 조직효과성에 대해 다양한 심리자본이론

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지자체 공공조

직에 대한 학습조직 구축요인들과 조직시민행동, 상

사신뢰의 조절효과모델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조직

시민행동과 상사신뢰 변수에 대해서는 단일변수로 

설문지를 수집 및 실증연구하였기 때문에, 종속변

수, 조절변수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논란의 소지

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남상민 외(2015)의 연구에서의 

공정성 이론을 공무에 적용한 연구를 중심으로 공무

원의 학습조직이 직접적으로 영향줄 수 있는 조직시

민행동을 포함한 조직효과성 간의 실증 검증 할 필

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가운데 존재하는 사회

적 자본인 다양한 신뢰변수과 조직효과성간의 영향

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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