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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의 조직 특성   도서  조직에 가장 일반 인 료제  특성이 사서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자 하 다. 이를 하여 한국의 수도권에 치한 공공도서  20곳의 사서 185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도서 의 료제  탈 료제  특성인 문화, 권한의 계, 규칙체계, 통합, 참여와 조직몰입의 3가지 

차원인 정서  몰입, 유지  몰입, 규범  몰입 정도를 조사하 다. 이를 바탕으로 료제  탈 료제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권한의 계는 정서  몰입과 규범  몰입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은 정서  몰입과 유지  몰입에 정(+)의 향을, 참여는 정서  몰입과 규범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권한의 계를 완화하고 통합과 참여를 강화하는 료제  탈 료제 특성의 

조합이 조직몰입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  조직의 조직몰입도를 높이는 조직의 료제 특성을 

실증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 다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공공도서 , 료제, 탈 료제, 조직, 조직몰입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bureaucratic characteristics, which are the most 

common in modern library organizations among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public libraries,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librarians. Doing this analysis, 185 librarians from 20 public librar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f South Korea were surveyed to look into the bureaucratic and post-bureaucratic 

characteristics of each library, such as specialization, hierarchy of authority, system of rules, integration, 

and participation, and the three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affective commitment, 

continuance commitment, and normative commitment.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hierarchy of authority 

had a negative effect on affective and normative commitment, while integra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affective and continuance commitment, and particip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affective and normative 

commitment. The findings, therefore, show that a combination of bureaucratic and post-bureaucratic 

characteristics, which reduces the hierarchy of authority and strengthens integration and participation, 

would increas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rough empirical research, 

it suggests organizational bureaucratic characteristics that would raise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public library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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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공공도서 은 변화하는 사회 흐름과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도서 이 사회 변화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안정 으로 

운 하여 이용자들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공공도서 의 문 인  자원인 사서들의 역량이 무엇

보다도 요하다. 사서들이 자신이 속한 공공도서  조직에 헌신하고 몰입하는 태도와 행동을 

갖춘다면 업무에 해 자발 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처럼 조직 구성원이 조직을 동일시하고 조직에 헌신하는 특성을 조직몰입이라고 한다(Allen 

& Meyer, 1990; Meyer & Allen, 1984; 1991). 여러 연구를 통해 조직몰입은 이직률을 낮추며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강화하고 성과를 높이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직에 한 정

인 태도와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Meyer et al., 2002), 직무만족에 비하여 

상 으로 안정 인 개념으로 해석되어 왔다(Porter et al., 1974). 이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조직

몰입을 강화하는 선행변수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직 특성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Mathieu & Zajac, 1990).

본 연구는 조직 특성 에서도 료제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료제란  조직에서 보편

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조직 내 권한의 계, 규칙체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Blau & Meyer, 

1987). 료제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들은 규정과 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상  직  구성원

들은 하  직  구성원들을 리하고 감독한다. 2000년  이후 빠른 사회 변화와 이에 한 신속

한 응의 필요성에 따라 탈 료제 조직이 도입된 이후에도 료제는 조직의 표  특성으로 

남아 있다. 이는 도서  조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도서  조직은 상당수가 료제를 반 한 

구조를 가진다(Moran & Morner, 2018)는 에서, 료제는 공공도서  조직의 표  특성이

라 할 수 있다. 

료제는 하나의 단일한 특성이 아니라 권한의 계, 규칙체계 등 다양한 하  특성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각 조직은 여러 하  특성들을 조합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보다 조직에 몰입할 수 

있는 조직 특성을 갖출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최근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나타난 

조직 특성인 탈 료제  특성도 조직몰입과 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탈 료제 특성 역시 료

제의 반 편 끝단에 치한 단일한 특성이 아니라 다양한 하  특성들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성이라 하겠다. 따라서 공공도서 이 사서들의 조직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료제  탈 료제 

하  특성들의 조합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 도서  조직의 료제  특성에 해 다룬 연구는 그 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이 수행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정소, 1988; 송 경, 김기 , 2018; 2022), 이를 조직몰입과 련

하여 살펴보는 실증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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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공공도서  조직의 료제  탈 료제  특성이 조직몰

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며 공공도서  사서들의 조직몰입을 강화하는 데 보다 한 조직의 

료제  탈 료제  특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시한다. 

연구질문 1. 공공도서 에서 료제  탈 료제  특성과 조직몰입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질문 2. 공공도서 의 료제  탈 료제  특성들은 사서들의 조직몰입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  배경

1. 료제  탈 료제

료제는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고  조직 이론  하나로(Moran & Morner, 2018), 산업 명 

이후 사회가 성장하며 나타난 규모 있는 조직의 특성들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 다. 시장이 형성되

고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서 조직은 보다 효율 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각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할당하 다. 이어 조직 구성원들이 할당된 업무를 차에 따라 수행하여 동일

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규칙과 차 등 규칙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업무를 할당하고 맡은 바 업무를 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상  직  구성원이 

하  직  구성원을 리,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조직이 료제  특성을 갖춰나가는 흐름은 도서 에도 나타났다. 규모의 도서 은 각 

사서들에게 과업을 할당하 으며 규칙을 성문화하 다.  가 어떤 과업을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 

결정하는 조직 구성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층 구조가 형성되었다(Lynch, 1979).  사회인 

오늘날에도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활동하는 상당수 조직들은 료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도서 도 마찬가지이다(Jordan-Makely, 2018; 2021; Moran & Morner, 2018). 

이와 같은 료제의 주요 특성들은 문화, 권한의 계, 규칙체계로 나 어 제시할 수 있다.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단  업무가 분배되며 각 조직 구성원들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Griffin, 2019). 각 조직 구성원들은 여러 단 로 나 어진 업무  하나의 

단 를 반복 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에 보다 

능숙해질 수 있다. 

권한의 계는 각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내 계를 기반으로 마다 다른 크기의 권한과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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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데에서 비롯한다. 이에 따라 상  직  구성원은 하  직  구성원을 리하고 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하  직  구성원은 상  직  구성원의 지시에 따르게 된다. 상  직  

구성원에서부터 하  직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의사소통은 하향식으로 나타난다.

규칙체계는 조직 내 생활과 업무 처리 방식 등에 한 규칙과 차, 법령 등을 의미한다(Gulati, 

Mayo, & Nohria, 2017). 조직 구성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등 조직 내 규칙을 수

하여야 하며 업무 처리 방식에 있어서도 정해진 차를 따라야 한다. 규칙체계는 성문화되며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통 으로 용된다. 조직은 이를 통하여 조직의 목표와 기 에 부합하도록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등 성과를 통제한다(Child, 2015). 

이같은 료제  특성을 갖췄던 조직들은 1980년  ‘포스트 포디즘’이라 불리는 다품종 소량생산 

시 에 어들자 사회 변화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료제 특성을 갖춘 조직은 상  직  구성원에 의사결정권이 집 되며 계에 따른 체계

를 수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시간이 지체된다.  문화와 규칙체계 등의 향으로 사회 

변화에 즉시 으로 응하는 유연한 사고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조직들은 탈 료제  특성을 도입하 다. 이는 ‘기능  유연성’ ‘유연한 문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며(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Office, 1986; Piore & Sabel, 1984), 

을 심으로 자율권을 부여받아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여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는 

제,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학습에 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자율

으로 학습함으로써 조직에 정 인 효과를 가져오는 학습조직 등의 형태로 구 되었다. 도서  

역시 마찬가지로 료주의의 폐해가 나타나면서(Bundy, 1966; Bundy & Wasserman, 1968), 

 조직은 2000년  이후, 규모의 도서 에서 료제 구조와 함께 활용하는 가장 일반  조직 

유형이 되었다(Moran & Morner, 2018). 

탈 료제 특성의 경우, Bolin & Härenstam(2008)은 통합, 탈집 화, 결과에 한 평가, 목표 

달성을, Daft(2021)는 제, 평평한 계, 참여 경 을 제시하 다. 이를 보면 탈 료제 주요 특성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제시되는 가운데 체로 통합과 참여를 주요 특성으로 제시함을 알 수 있다. 

우선, 통합은 다양한 기능들이 유기 으로 연결되어 있는 조직 특성을 의미한다(Child, 2015). 

Sethi(2000)는 통합을 정보 통합의 에서 바라보며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에 한 새로운 통찰

력을 구하기 해 서로 정보와 을 공유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도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제시하 다. 고품질을 구 하기 해서는 기능 간 단순한 공동 작업 보다 정보 통합이 요하다고 

제안하 다. 

참여와 련하여 조직들은 1980년 에 이르러 료제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 경 을 

도입하기 시작하 다(Daft, 2021). 참여 특성이 강한 조직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신입사원 채용

이나 정책 등 다양한 조직 내 의사결정에 극 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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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료제의 주요 특성인 문화, 권한의 계, 규칙체계와 탈 료제의 주요 특성인 

통합과 참여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  조직의 료제 하  요인으로 문화, 권한의 

계, 규칙체계를, 탈 료제 하  요인으로 통합과 참여를 제시한다. 

2. 조직몰입

조직몰입 연구는 1960년 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단일한 차원에서 다차원  개념으로 발 되었다. 

단일한 개념으로 조직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기존 조직에서 축 한 것들을 잃지 않으려는 선택을 

하는 ‘side-bets’ 개념, 조직과 동일시하고 참여하기를 바라는 ‘심리  애착’ 개념 등으로 발 하 다. 

이후 조직몰입은 다차원  개념으로 논의되었으며 정서  몰입(affective commitment), 유지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규범  몰입(normative commitment) 등 3가지 차원으로의 

근이 지배 이다(Cohen, 2007). 

1960년  반 조직몰입은 근로자들의 이직과 련하여 연구되었다.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지 않고 기존 조직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선택은 ‘side-bets’의 개념을 통하여 

설명되었다(Becker, 1960). 조직 구성원은 기존 조직에서 조직의 규정이나 통념 등으로 인하여 

일 된 행동을 지속하 으며 이에 따라 기존 조직 내 연  제도로부터의 혜택이나 평  등과 

같이 축 된 가치인 ‘side-bets’을 얻게 되었다. 이는 다른 조직으로 이동할 경우 잃게 되는 것들로, 

이로 인하여 조직 구성원들은 기존 조직에 머무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직몰입은 ‘심리  애착’의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조직몰입은 ‘특정 조직에 한 개인의 

동일시  참여의 상  강도’로 정의되었으며, 개인이 조직에 기여하기 하여 자신의 일부를 

기꺼이 제공할 수 있는 극 인 계이자 조직 체에 한 정서  반응으로,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포함하여 조직에 한 애착을 갖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Mowday, Steers, & Porter, 1979). 

이는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한 강한 믿음과 수용’ ‘조직을 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 ‘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려는 강한 욕구’와 같은 3가지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이어 본격 으로 조직몰입에 한 다차원  근이 시작되었으며 체로 정서  몰입, 유지  

몰입, 규범  몰입 등 3가지 차원을 심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Allen & Meyer, 1990; 

Meyer & Allen, 1984; 1991). 이  정서  몰입과 유지  몰입은 각각 ‘심리  애착’과 ‘side-bets’의 

개념을 발 시킨 개념이다. 

정서  몰입은 조직몰입을 조직에 한 심리 , 정서  는 감정  애착으로 간주하는 차원으로 

조직몰입 연구에서 가장 일반 으로 활용된다. 조직에 강력하게 몰입하는 조직 구성원은 자신을 

조직과 동일시하며 조직에 참여하고 조직 구성원이 되는 것을 즐기게 된다는 의미이다. 유지  

몰입은 다른 조직으로 옮길 경우에 발생하는 인지된 비용에 한 차원으로 간주된다. 조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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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련한 비용 혹은 ‘side-bets’에 한 인식을 기반으로 일 된 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다. 다른 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조직에 남으려는 경향도 유지  몰입에 포함된다(McGee & 

Ford, 1987). 마지막으로 규범  몰입은 조직에 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인하여 조직에 몰입하는 

차원을 의미한다. 

즉, 조직에 하여 정서  몰입을 하는 조직 구성원의 경우,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조직에 남게 

되며 유지  몰입을 하는 조직 구성원의 경우 자신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직에 남게 된다. 규범

 몰입이 강력한 조직 구성원은 ‘그 게 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조직에 남는다(Allen & 

Meyer, 1990; Meyer & Allen, 1991). 

이에 본 연구는 조직몰입의 다차원  개념을 용하여 공공도서  사서들의 조직몰입에 하여 

정서  몰입, 유지  몰입, 규범  몰입 등 3가지 차원으로 근하고자 한다. 

3. 조직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 선행연구

본 연구는 료제 특성을 심으로 조직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한 각 분야 선행연

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학문 분야는 조직 특성을 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행변수로 보고 련 연구를 꾸 히 진행해 왔다(강종수, 2011; 김 호 외, 2010; 안혜경, 강인

순, 2006; 이경호, 2014; 조우정, 이경민, 2016; Bateman & Strasser, 1984; Curry et al., 1986; 

Katsikea et al., 2011; Michaels et al., 1988). 

우선, 국내 일반기업, 융회사, 연구소 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료화는 조직몰입과 부(-)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한계층은 권한이 상층부에 집 되므로, 분업은 업무의 반복성이 

높아 조직몰입과 부(-)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규칙 역시 조직몰입과 부(-)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는 조직몰입과 유의한 상 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는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을 감소시킴으로써 부(-)의 상 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비인격성은 조직몰입과 높은 부(-)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의 조직 구성원에 한 

비공식  지원 부족은 조직에 한 애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우창렬, 1989). 

국내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 의 료화는 조직몰입과 부(-)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료화는 정서  몰입  규범  몰입과 부(-)의 상 계를, 유지  몰입과 정(+)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 으로 권한의 계층과 분업, 공식성, 비인격성은 정서  

몰입과 부(-)의 상 계를 나타냈다. 이에 더하여 권한의 계층과 분업은 유지  몰입과 정(+)의 

상 계를, 비인격성은 규범  몰입과 부(-)의 상 계를 나타냈다(안기정, 2000). 

국내 공기업과 사기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분업과 비인격성의 경우 조직몰입과 부(-)의 

상 계를 나타냈다. 과업이 분화할수록 업무의 단순반복성으로 인해 동기부여가 쉽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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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인 계가 공식 으로만 형성될수록 조직 구성원의 사회 , 심리  욕구를 해한다고 

해석되었다. 반면, 권한의 계층, 규칙의 수, 차의 명세화, 기술  업무능력은 조직몰입과 정(+)의 

상 계를 나타냈다. 합리성에 바탕을 둔 료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유상 , 1988). 

미국 교정기  직원들을 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집 화는 조직몰입에 부정 인 향을 미치

는 반면, 공식화는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ambert et al., 2006). 

미국 학 직원들을 상으로 공식화, 분권화, 복종과 통제의 범 , 작업집단 규모, 다른 직원들과 

력하는 기능  의존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의 경우, 공식화, 분권화, 기능  

의존성은 조직몰입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화는 직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며 

분권화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조직 구성원들은 기능  의존성을 

경험할 때 조직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Morris & Steers, 1980). 

미국 연방 정부 리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 규모, 집 화, 통제의 범 , 노조의 유무

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tevens et al., 1978). 국내 업사원

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식화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 Mathur, 1997).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조직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꾸 히 수행되었다

(박자 , 김기 , 2014; 배을규, 김미선, 김 , 2011; 이은철, 백인화, 2010; 이 주, 2016; 최항

석, 조찬식, 2014; Hovekamp, 1993; Parrish, 2001). 조직 특성, 개인  특성, 직무 특성, 작업 

경험이 부산 공공도서  사서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집권화는 조직몰입과 

부(-)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공정성, 참여가치, 상사와의 계, 고용보장성은 

정(+)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길호, 한계문, 2001). 

공공도서  사서들의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  하나로 조직풍토를 설정한 연구에서 

조직풍토는 직무 요인에 이어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 , 

동 , 료 , 성취  조직풍토  자율 , 동  조직풍토가 공공도서  사서들의 조직몰입에 

상 으로 더 많은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심효정, 2006). 

조직문화 요인, 감정노동 요인, 역할 요인, 직무특성 요인, 조직공정성 요인이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조직문화 요인은 자율, 동, 료, 

성취문화로 조작  정의되었다. 연구 결과, 조직문화 하  요인  자율, 동, 성취문화는 조직몰입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료문화는 그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박성호, 

조미아, 2021). 

미국 학교도서  사서에 한 조직몰입 연구  조직 특성으로 조직 목표 지원  조직 내 

계가 언 되었다. 학교도서  사서들은 조직이 직원들의 경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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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사회  연결망을 발 시켰을수록, 동료 교사  교장과의 계가 정 일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ubin & Buttlar, 1992). 

이를 종합하면, 료제 특성은 체로 조직몰입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배

혜 , 2010; 하정우, 심완섭, 황남엽, 2016; Ramaswami, Agarwal, & Bhargava, 1993), 탈 료

제  특성은 조직몰입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tohr et al., 1994). 

지 까지 살펴본 결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조직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는 꾸 히 수행되어 왔으나  조직에서 보편 으로 나타나는 료제 특성을 심으로 조직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실증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공공도서  조직의 료제  탈 료제 특성을 심으로 조직 구성원인 사서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연구가설

본 연구는 공공도서  조직의 료제  탈 료제 특성이 사서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료제  탈 료제 특성은 료제 특성인 문화, 권한

의 계, 규칙체계와 탈 료제 특성인 통합, 참여로 구성하 으며 조직몰입은 정서  몰입, 유지  

몰입, 규범  몰입으로 구성하 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각 료제  탈 료제 특성이 조직몰입의 3가지 요인에 향을 미친

다는 연구가설을 도출하 다. 연구가설은 각 조직몰입 하  차원을 기 으로 제시한다. 

가설 1. 료제  탈 료제 특성은 정서  몰입에 향을 미친다. 

가설 1-1. 문화는 정서  몰입에 향을 미친다. 

가설 1-2. 권한의 계는 정서  몰입에 향을 미친다. 

가설 1-3. 규칙체계는 정서  몰입에 향을 미친다. 

가설 1-4. 통합은 정서  몰입에 향을 미친다. 

가설 1-5. 참여는 정서  몰입에 향을 미친다. 

가설 2. 료제  탈 료제 특성은 유지  몰입에 향을 미친다. 

가설 2-1. 문화는 유지  몰입에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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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 권한의 계는 유지  몰입에 향을 미친다. 

가설 2-3. 규칙체계는 유지  몰입에 향을 미친다. 

가설 2-4. 통합은 유지  몰입에 향을 미친다. 

가설 2-5. 참여는 유지  몰입에 향을 미친다. 

가설 3. 료제  탈 료제 특성은 규범  몰입에 향을 미친다. 

가설 3-1. 문화는 규범  몰입에 향을 미친다. 

가설 3-2. 권한의 계는 규범  몰입에 향을 미친다. 

가설 3-3. 규칙체계는 규범  몰입에 향을 미친다. 

가설 3-4. 통합은 규범  몰입에 향을 미친다. 

가설 3-5. 참여는 규범  몰입에 향을 미친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의 료제  탈 료제 특성과 조직몰입에 한 조사도구를 이론  배경

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하 다. 우선, 료제 특성에 한 조사도구는 Hall(1961)의 조직 

목록(Organizational Inventory)을 기반으로 국내 공공도서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

하 다. 이는 료제를 측정하는 가장 체계 인 시도라고 평가받는다(Punch, 1969). 

탈 료제 특성  통합의 경우 디지털 시 의 조직  제 연구에서 활용된 Mustafa et al. 

(2022)과 Sethi(2000)의 조사도구를, 참여의 경우 O’Driscoll(1987) 등 다수 연구에서 활용된 

Vroom(1959)의 조사도구와 Aiken & Hage(1966)의 조사도구를 국내 공공도서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 다. 

개발된 조사도구는 2023년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장  학계 문가 3명에 한 리테

스트(pre-test)를 통하여 수정, 보완되었다. 

최종 으로 료제에 한 조사도구로 문화는 9개 항목, 권한의 계는 12개 항목, 규칙체계

는 8개 항목을 개발하 으며 탈 료제에 한 조사도구로 통합은 7개 항목, 참여는 8개 항목을 

개발하 다. 이에 료제  탈 료제 특성에 한 조사도구는 총 44개 항목으로 완성되었다.

조직몰입 조사도구는 Allen & Meyer(1990)의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국내 공공도서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 다. 정서  몰입, 유지  몰입, 규범  몰입에 한 조사도구는 각각 8개 항목씩 

총 24개 항목으로 개발하 다. 

본 연구는 이 외 인구통계학  특성 등 9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77개 항목을 개발하 다. 각 

항목들은 리커트(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조사도구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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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수 세부 측정 내용 문항 수 근거

료제 

특성

문화
동일한 업무는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 모든 직원은 

특정 업무 수행 등
9

Hall(1961)권한의 계
정기 으로 상사에게 업무 보고, 

물품 구입 시 상사 허가 등
12

규칙체계
업무규칙 반 검, 업무규칙에 따라 허가 받고 

외출 등 
8

탈 료제 

특성

통합
정보 공유 해 내부통신망 활용, 부서 간 운  정보 

공유 등 
7

Mustafa et al.(2022) 

Sethi(2000)

참여
업무에 향력이 있음, 

조직 내 의사 결정에 참여 등
8

Vroom(1959)

Aiken & Hage(1966)

조직몰입

정서  몰입
도서 에 감정  애착을 느낌, 도서 에 강한 소속감

을 느낌 등
8

Allen & Meyer(1990)유지  몰입
퇴사 고려 시 안 부족, 도서 을 그만두면 가를 

치름 등
8

규범  몰입
도서 에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직은 비윤리

이라고 생각함 등
8

인구통계/개인  

도서  특성

성별, 나이 등/사서자격증, 직 , 

도서  운 방식, 정규직 사서 수 등
9 -

계 77

<표 1> 조사도구

3. 자료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 상으로 문화체육 부 국가도서 통계시스템 2022년(2021년 실 ) 통계를 

기 으로 통계  유의성을 확보하기 하여 정규직 사서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공공도서   

규모, 운 방식 등이 상이한 20개 을 선정하 다. 연구의 실  제약을 고려하여 연구 상 공공

도서 들은 수도권에 치한 곳들로 한정하 다. 

본 연구는 연구 상 공공도서 의 사서들을 상으로 료제  탈 료제 특성과 조직몰입에 

하여 설문 조사 방식으로 측정하 다. 2023년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도서 별로 10명 

이상의 사서에게 온오 라인으로 설문의 응답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총 185건의 응답을 

회수하 으며 모든 응답이 유효하여 최종 185건의 데이터를 분석 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  조직의 료제  탈 료제 특성이 사서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어 본 연구는 부가 으로 공공도서 의 규모와 

운 방식에 따른 료제  탈 료제 특성과 조직몰입의 차이를 분석하기 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다. 

분석에는 SPSS 26.0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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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조사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본다. 우선, 성별을 보면, 여성이 77.3%, 남성이 22.7%로 

나타났다. 나이는 30 가 38.4%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40 가 23.8%, 20 가 20.5%, 50  

이상이 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졸이 77.8%로 가장 많았으며 보유 사서 자격증은 2  정사서가 78.9%로 가장 많았다. 

직 을 살펴보면 실무자 이 83.2% 으며 사서 경력은 1~5년 미만이 37.8%로 가장 많았다. 

정규직 여부를 살펴보면 정규직이 82.2%로 나타났다. 

근무 도서  운 방식을 보면 교육청 도서 이 29.7%, 지자체 직  도서 이 30.8%, 지자체 

탁 도서 이 39.5%로 나타났다. 근무 도서  정규직 사서 수를 보면 1명 이상~10명 이하 7.0%, 

11명 이상~15명 이하 39.5%, 16명 이상~20명 이하 51.4%, 21명 이상 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2>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143 77.3

사서

경력

1~5년 미만 70 37.8

남성 42 22.7 5~10년 미만 45 24.3

연령

20 38 20.5 10~15년 미만 31 16.8

30 71 38.4 15~20년 미만 15 8.1

40 44 23.8 20년 이상 24 13.0

50  이상 32 17.3 정규직 

여부

정규직 152 82.2

최종

학력

문 졸 15 8.1 비정규직 33 17.8

졸 144 77.8
운

방식

교육청 55 29.7

학원졸 26 14.1 지자체 직 57 30.8

사서 

자격증

사서 24 13.0 지자체 탁 73 39.5

2  정사서 146 78.9

정규직 

사서 수

1명 이상~10명 이하 13 7.0

1  정사서 15 8.1 11명 이상~15명 이하 73 39.5

직
간 리자 31 16.8 16명 이상~20명 이하 95 51.4

실무자 154 83.2 21명 이상 4 2.2

<표 2> 조사 상자 특성 (N=185)

2.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료제  탈 료제 특성과 조직몰입을 측정하는 조사도구의 신뢰성을 분석하기 

하여 내  일 성을 측정하는 크론바흐 알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 다. 크론바흐 알  

계수의 경우, 일반 으로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단할 수 있으며 0.75 이상이면 신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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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다고 단한다(황재 , 이응 , 김종환, 2007). 본 연구의 경우 크론바흐 알  계수는 체로 

0.75 이상이었으며 일부는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료제  탈 료제 특성과 조직몰입의 하  요인들을 측정하는 조사도구를 

신뢰할 수 있다고 단하 다. 각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구분 Cronbach's α 문항 수 구분 Cronbach's α 문항 수

문화 0.625 9 정서 몰입 0.851 8

권한의 계 0.825 12 유지 몰입 0.921 8

규칙체계 0.645 8 규범 몰입 0.756 8

체 0.788 29 체 0.919 24

통합 0.786 7

참여 0.836 8

체 0.852 15

<표 3> 료제  탈 료제 특성과 조직몰입 조사도구의 신뢰도

3. 기술통계  상 계 분석

본 연구는 료제  탈 료제 특성과 조직몰입에 하여 기술통계를 분석하 다. 료제 특성의 

평균은 3.33 이었으며 하  요인인 문화는 3.11 , 권한의 계는 3.25 , 규칙체계는 3.63 으로 

나타났다. 탈 료제 특성의 평균은 3.23 이었으며 하  요인인 통합은 3.76 , 참여는 2.70 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의 평균은 2.86 이었으며 하  요인인 정서  몰입은 3.17 , 유지  몰입은 3.13 , 

규범  몰입은 2.27 으로 나타났다.

료제  탈 료제 특성과 조직몰입의 왜도와 첨도는 모두 값 1 미만으로 정규분포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료제 특성

문화 3.11 0.51 -0.49 0.63

권한의 계 3.25 0.59 0.36 0.14

규칙체계 3.63 0.53 0.03 -0.05

체 3.33 0.37 0.25 -0.01

탈 료제 특성
통합 3.76 0.58 -0.18 -0.23

참여 2.70 0.71 0.36 0.73

체 3.23 0.55 -0.04 0.48

조직몰입

정서  몰입 3.17 0.76 -0.24 0.26

유지  몰입 3.13 1.11 -0.33 -0.90

규범  몰입 2.27 0.63 0.38 0.08

체 2.86 0.70 -0.41 -0.11

<표 4> 료제  탈 료제 특성과 조직몰입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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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본 연구는 료제 특성과 탈 료제 특성, 조직몰입 간의 상 계를 살펴보기 하여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상 분석은 변수 간의 계에서 선형 계에 을 두고 두 변수가 선형

계를 갖는지, 갖는다면 어느 방향이며 그 계는 얼마나 큰지를 분석한다. 상 계수는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두 변수의 상 계가 정(+) 혹은 부(-)의 방향으로 클수록 상 계수는 

+1 혹은 -1에 가깝게 나타난다(이학식, 임지훈, 2017). 

우선, 조직몰입 하  요인과 료제  탈 료제 특성 하  요인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정서  몰입과 문화(r=-.161, p<.05), 권한의 계(r=-.348, p<.01) 간에 유의한 부(-)의 상 계를 

보 으며 규칙체계와는 유의한 상 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몰입과 통합(r=.355, 

p<.01), 참여(r=.480, p<.01)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지  몰입과 문화, 권한의 계, 규칙체계는 유의한 상 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r=.270, p<.01), 참여(r=.234, p<.01)와는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  몰입과 권한의 계(r=-.277, p<.01)와는 유의한 부(-)의 상 계를 보 으며 문화, 

규칙체계와는 유의한 상 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  몰입과 통합(r=.190, 

p<.01), 참여(r=.275, p<.01)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5>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구분 1 1_1 1_2 1_3 2 2_1 2_2 3 3_1 3_2 3_3

1. 료제 특성 1

1_1. 문화 .582** 1

1_2. 권한의 계 .735** .096 1

1_3. 규칙체계 .733** .166* ,345** 1

2. 탈 료제 특성 -.308** -.185* -.330** -.105 1

2_1. 통합 -.074 -.025 -.128 .010 .812** 1

2_2. 참여 -.415** -.265** -.405** -.171* .876** .430** 1

3. 조직몰입 -.193** -.110 -.271** .000 .423** .330** .382** 1

3_1. 정서  몰입 -.264** -.161* -.348** -.017 .500** .355** .480** .890** 1

3_2. 유지  몰입 -.079 -.107 -.114 .062 .296** .270** .234** .896** .712** 1

3_3. 규범  몰입 -.181* .018 -.277** -.089 .279** .190** .275** .667** .491** .3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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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료제  탈 료제 특성과 조직몰입 변인 간의 상 계

4. 공공도서 의 료제  탈 료제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 

본 연구는 공공도서  조직의 료제  탈 료제 특성이 사서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회귀분석은 한 변수를 종속변수, 다른 변수를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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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간의 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를 다 회

귀분석이라고 한다(이학식, 임지훈, 2017). 

우선, 본 연구는 료제  탈 료제 특성의 하  요인이 조직몰입의 하  요인  정서  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독립변인으로 료제  탈 료제 특성의 하  요인인 문화, 

권한의 계, 규칙체계, 통합, 참여를, 종속변인으로 정서  몰입을 투입하 다. 이에 따른 최종 

모형의 설명력은 28.6%(R2=.286) 으며 모형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5.764, p<.001).

Durbin-Watson 통계량은 1.905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으며 분산팽창

지수(VIF)는 10 미만으로 다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몰입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료제 특성  권한의 계(t=-3.312, p<.001)는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와 규칙체계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 료제 특성인 통합(t=2.744, p<.01)과 참여(t=3.902, p<.001)는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도서  조직의 권한의 계가 낮을수록, 통합과 참여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  

몰입은 높아진다. 이는 <표 6>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p VIF

정서  

몰입

(상수) 2.023 .614 3.298*** .001

문화 -.111 .099 -.074 -1.124 .263 1.106

권한의 계 -.307 .093 -.237 -3.312*** .001 1.325

규칙체계 .182 .096 .127 1.892 .060 1.164

통합 .250 .091 .191 2.744** .007 1.250

참여 .328 .084 .304 3.902*** .000 1.561

D-W=1.905, R
2
=.306, Adj. R

2
=.286, F=15.764***(p<.001)

**p<.01, ***p<.001

<표 6> 료제  탈 료제 특성이 정서  몰입에 미치는 향

다음으로 본 연구는 료제  탈 료제 특성의 하  요인이 조직몰입 하  요인  유지  

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독립변인으로 료제  탈 료제 특성의 하  요인인 문

화, 권한의 계, 규칙체계, 통합, 참여를, 종속변인으로 유지  몰입을 투입하 다. 이에 따른 최종 

모형의 설명력은 8.3%(R=.083) 으며 모형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4.325, p<.001).

Durbin-Watson 통계량은 1.887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으며 분산팽창

지수(VIF)는 10 미만으로 다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  몰입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료제 특성인 문화와 권한의 계, 규칙체계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 료제 특성  통합(t=2.648, p<.01)은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관료제적 특성이 사서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 179 -

따라서 공공도서  조직의 통합 정도가 높을수록 유지  몰입이 향상된다. 이는 <표 7>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p VIF

유지  

몰입

(상수) 1.296 1.009 1.285 .200

문화 -.185 .162 -.085 -1.144 .254 1.106

권한의 계 -.140 .152 -.075 -.919 .359 1.325

규칙체계 .248 .158 .119 1.566 .119 1.164

통합 .397 .150 .209 2.648** .009 1.250

참여 .176 .138 .112 1.271 .205 1.561

D-W=1.887, R=.108, Adj. R=.083, F=4.325***(p<.001)

**p<.01, ***p<.001

<표 7> 료제  탈 료제 특성이 유지  몰입에 미치는 향

본 연구는 료제  탈 료제 특성의 하  요인이 조직몰입 하  요인  규범  몰입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독립변인으로 료제  탈 료제 특성의 하  요인인 문화, 권한의 

계, 규칙체계, 통합, 참여를, 종속변인으로 규범  몰입을 투입하 다. 이에 따른 최종 모형의 

설명력은 9.9%(R=.099) 으며 모형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5.042, p<.001).

Durbin-Watson 통계량은 1.638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으며 분산팽

창지수(VIF)는 10 미만으로 다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  몰입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료제 특성  권한의 계(t=-2.495, p<.05)는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와 규칙체계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 료제 특성  참여(t=2.021, p<.05)는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도서  조직의 권한의 계가 낮을수록, 참여의 정도가 높을수록 규범  몰입은 

높아진다. 이는 <표 8>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p VIF

규범  

몰입

(상수) 1.857 .567 3.275*** .001

문화 .107 .091 .087 1.178 .240 1.106

권한의 계 -.213 .086 -.201 -2.495* .013 1.325

규칙체계 -.005 .089 -.004 -.058 .954 1.164

통합 .098 .084 .091 1.161 .247 1.250

참여 .157 .078 .177 2.021* .045 1.561

D-W=1.638, R=.123, Adj. R=.099, F=5.042***(p<.001)

*p<.05, ***p<.001

<표 8> 료제  탈 료제 특성이 규범  몰입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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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면, 료제 특성  권한의 계는 조직몰입에 체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탈 료제 특성인 통합과 참여는 체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권한의 계는 정서  몰입과 규범  몰입에 부(-)의 향을 미치며 통합은 정서  몰입과 

유지  몰입에 정(+)의 향을, 참여는 정서  몰입과 규범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와 규칙체계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설정한 15개의 가설  6개의 가설을 채택하 다. 이는 <표 9>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가설 채택 여부

1-1. 문화는 정서  몰입에 향을 미친다. 불채택

1-2. 권한의 계는 정서  몰입에 향을 미친다. 채택

1-3. 규칙체계는 정서  몰입에 향을 미친다. 불채택

1-4. 통합은 정서  몰입에 향을 미친다. 채택

1-5. 참여는 정서  몰입에 향을 미친다. 채택

2-1. 문화는 유지  몰입에 향을 미친다. 불채택

2-2. 권한의 계는 유지  몰입에 향을 미친다. 불채택

2-3. 규칙체계는 유지  몰입에 향을 미친다. 불채택

2-4. 통합은 유지  몰입에 향을 미친다. 채택

2-5. 참여는 유지  몰입에 향을 미친다. 불채택

3-1. 문화는 규범  몰입에 향을 미친다. 불채택

3-2. 권한의 계는 규범  몰입에 향을 미친다. 채택

3-3. 규칙체계는 규범  몰입에 향을 미친다. 불채택

3-4. 통합은 규범  몰입에 향을 미친다. 불채택

3-5. 참여는 규범  몰입에 향을 미친다. 채택

<표 9> 가설 검증

5. 도서  규모  운 방식에 따른 료제  탈 료제 특성과 조직몰입 차이

부가 으로 본 연구는 공공도서  조직의 료제  탈 료제 특성과 조직몰입이 도서  규모 

 운 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하여 본 연구는 각 료제  탈 료제 

특성 하  요인과 조직몰입 하  요인에 하여 도서  규모와 운 방식을 기 으로 각각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다. 

우선, 도서  규모에 따른 료제  탈 료제 특성과 조직몰입의 차이를 본다. 본 연구는 도서  

규모를 정규직 사서 수를 기 으로 구분하 으며 정규직 사서 16명 이상 도서 을 규모 도서

으로, 정규직 사서 15명 이하 도서 을 소규모 도서 으로 구분하 다.

분석 결과, 도서  규모에 따른 료제  탈 료제 특성, 조직몰입의 차이를 보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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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체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료제  탈 료제 특성과 조직몰입 

하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화의 경우, 규모 도서 이 평균 3.23 으로 소규모 도서  2.99 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체계의 경우 규모 도서 이 평균 3.72 으로 소규모 도서  3.52 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10>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구분 N 평균 표 편차 t p

문화
규모 99 3.23 0.46

3.268*** 0.001
소규모 86 2.99 0.54

규칙체계
규모 99 3.72 0.48

2.517* 0.013
소규모 86 3.52 0.57

*p<.05, ***p<.001

<표 10> 도서  규모에 따른 료제  탈 료제 특성과 조직몰입 차이(유의한 변인)

다음으로 도서  운 방식에 따른 료제  탈 료제 특성, 조직몰입의 차이를 보면, 도서  

운 방식에 따라 권한의 계, 규칙체계, 참여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료제 

 탈 료제 특성과 조직몰입 하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권한의 계의 경우, 지자체 탁 도서 이 평균 3.39 으로 상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지자체 직  도서 은 평균 3.15 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체계의 경우, 교육청 

도서 이 평균 3.72 으로 상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지자체 직  도서 은 평균 3.47 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의 경우, 지자체 직  도서 은 평균 2.83 으로 상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

체 탁 도서 은 평균 2.52 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1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구분 N 평균 표 편차 F (Scheffe) p

권한의 계

교육청 (a) 55 3.18 0.60
3.531*

(a, b<c)
0.031지자체 직  (b) 57 3.15 0.62

지자체 탁 (c) 73 3.39 0.54

규칙체계

교육청 (a) 55 3.72 0.45
3.671*

(b<a, c)
0.027지자체 직  (b) 57 3.47 0.57

지자체 탁 (c) 73 3.68 0.54

참여 

교육청 (a) 55 2.81 0.70
4.154*

(c<a, b)
0.017지자체 직  (b) 57 2.83 0.66

지자체 탁 (c) 73 2.52 0.72

*p<.05

<표 11> 도서  운 방식에 따른 료제  탈 료제 특성과 조직몰입 차이(유의한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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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공공도서  조직의 료제  탈 료제 특성이 사서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하고자 하 다. 지 까지 살펴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하 다. 

첫째, 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해서는 료제  특성  권한의 계를 완화하고 

탈 료제 특성인 참여와 통합을 강화하는 조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권한의 계가 낮을수록 

정서  몰입과 규범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이 높을수록 정서  몰입과 유지  

몰입이 높은 것으로, 참여가 높을수록 정서  몰입과 규범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한의 계는 계층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며 상  직  구성원이 상 으로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하  직  구성원을 리, 감독하는 특성이다. 이에 따라 상  직  구성원은 

하  직  구성원에게 지시하고 하  직  구성원은 그에 따르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하향식 

의사소통이 나타난다. 이처럼 상  직  구성원의 지시와 하향식 의사소통이 강조될 경우, 조직 

구성원들은 업무의 문성과 재량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이는 조직에 한 애착과 

자발 인 헌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조직 내 개인인 조직 구성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상 으로 업무 처리의 일 성이 

떨어질 수 있다. 상  직  구성원의 단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  직  

구성원들은 안정 으로 업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는 조직몰입도 하로 이어질 수 있다. 

탈 료제  특성  통합은 각 기능 간 정보의 원활한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합이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다양한 정보를 공식, 비공식 으로 공유하고 악하여 업무에 반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담당 업무를 보다 조직 체 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 

반에 한 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여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 크고 작은 다양한 의사결정

에 참여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참여가 높은 조직의 경우, 조직 구성원들의 합리 인 의견을 상당수 

받아들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이는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한 애착과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공공도서  조직은 통합과 참여 에서는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요하다. 본 연구에서 

통합은 정서  몰입과 유지  몰입에, 참여는 정서  몰입과 규범  몰입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참여가 정  향을 미치는 정서  몰입과 규범  몰입을 보면, 정서  

몰입은 조직에 한 동일시와 감정  애착을 의미한다.  규범  몰입은 책임감으로 조직에 머무는 

특성으로 정서  몰입과 높은 수 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llen & Meyer, 1996). 

다음으로 통합이 정  향을 미치는 조직몰입 하  요인  유지  몰입을 살펴본다. 유지  

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을 떠날 경우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혹은 조직을 떠날 경우 안이 

없기 때문에 조직에 남아 있으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처럼 안의 부재나 비용으로 인하여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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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선택은 비자발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유지  몰입이 높은 조직 구성원은 정서

 몰입이 높은 조직 구성원에 비하여 이직 의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Stanley et al., 2013). 

이에 따라 유지  몰입은 다른 조직몰입 하  요인들에 비하여 상 으로 낮춰야 하는 조직몰입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지자체 탁 도서 은 다른 도서  운 방식과 비교할 때, 권한의 계를 완화하고 참여를 

강화하는 조직 특성을 갖추는 데 보다 심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권한의 계와 참여의 경우, 도서  운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탁 도서 의 경우, 권한의 계는 다른 도서  운 방식과 비교할 때, 

상 으로 가장 높았으며 참여는 상 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탁 도서 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문화재단 등 수탁기 에 탁하여 운 하는 도서 으로 

지자체-수탁기 -도서 으로 이어지는 도서  운  체계의 가장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수탁기 을 통하여 갑자기 처리해야 하는 업무 지시가 내려오는 등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참여 련, 도서  운  체계에서 상 에 있는 지자체와 수탁기 이 업무를 결정하여 

지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서들은 문성을 기반으로 업무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넷째, 료제 특성  문화와 규칙체계는 조직몰입에 부(-)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문화와 규칙체계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선행

연구를 보면, 문화는 체로 조직몰입과 부(-)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안기정, 

2000; 우창렬, 1989; 유상 , 1988), 업무의 반복성이 높아 동기부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다만, 문화는 하나의 업무 분야를 지속하면서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게 되는 특성이

라는 을 고려하면, 조직 구성원들은 문화를 바탕으로 해당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에서 조직몰입에 부(-)의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규칙체계의 경우, 조직몰입과 부(-)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안기정, 2000)는 

물론, 조직몰입과 정(+)의 상 계를 갖거나(유상 , 1988; Lambert et al., 2006; Morris & 

Steers, 1980),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Lee & Mathur, 1997). 

우창렬(1989)의 경우, 조직 내 규칙은 조직몰입과 부(-)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업무의 차

는 유의한 상 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차가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을 감소

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하 다. 나아가 조직 구성원은 규칙체계를 수한다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문성과 재량권을 펼칠 수 있다는 에서 규칙체계는 조직몰입에 부(-)의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상  직  구성원은 

지나친 통제와 지시 신 합리 으로 권한을 활용하여 하  직  구성원들이 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내 의사결정에 보다 극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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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 비공식 경로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하도록 한다.  조직 구성원들이 

다양한 업무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식, 비공식 체계를 만들어 부서 간, 직원 

간 다양한 정보가 오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컨 , 직원들이 다양한 조직 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과 련된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직원들이 직 에 계없이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독려되어야 

하겠다. 이 외에도 비공식 회의 등을 통하여 상  직  구성원과 하  직  구성원 사이에 상향식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Ⅵ. 결론  제언

본 연구는 공공도서  조직의 료제  탈 료제 특성이 조직 구성원인 사서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 공공도서 의 료제  특성은  도서  조직의 표  

특성이라는 에서 료제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련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사서들의 조직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공공도서 의 료제  탈 료제 특성들의 조합을 찾고자 하 다. 

분석 결과, 권한의 계를 완화하고 통합과 참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료제  탈 료제 특성

들을 조합할 때, 사서들의 조직몰입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과 참여 에서

는 참여 특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탁 도서 들의 경우, 다른 

공공도서  운 방식과 비교할 때, 권한의 계가 상 으로 높으며 참여가 상 으로 낮으므로 

조직 내에서 권한의 계를 완화하고 참여를 강화하는 데 보다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실  제약으로 수도권에 치한 공공도서 들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 해서는 다른 지역의 공공도서 으로도 연구가 확 되어야 한다. 아울러 

향후 학도서  등 다른 유형의 도서 에 해서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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