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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발적 조직의 공식, 비공식지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을 매개로-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송  희  경

문화 예술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창작과 일반인들의 감상이라는 고정관념은 더 이

상 유효하지 않다. 감상자였던 개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욕구가 증가하면서, 

자발적결사체 조직인 동호회를 결성하여 지역과 일상에서 다양한 가치와 효용을 생

산하고 있다. 자발적결사체 조직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만큼 쉽게 결성되기도 

하지만 보상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쉽게 와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자발적결사체 

조직 형태로 확장해가고 있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연구 대상으로, 동호회 조직의 

공식, 비공식지원이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검증을 통해 

동호회의 지속적 발전 요인을 규명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매개변수는 심리학적 

접근으로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을 매개 요인으로 검증했다.

연구의 설계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의 가설과 모형을 도출하였

다. 연구 가설은 조직의 공식, 비공식지원이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를 실증 검증하고,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을 

매개변수로 검증하려 했다. 설문지 구성은 가설과 연구 모형의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31개를 도출하여 작성하였으며, 1차 10명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진의 인터

뷰를 통해 설문 문항을 확인 검토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수집은 생활문화예술동호

회 참여자를 모집단으로 제주도 내외 지역에서 활동 중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최종적 유효표본 243명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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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석은 측정변수들의 판별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한 후 변수들간의 관계

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과 구조의 통계적 유의도와 적합

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연구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조직지원 즉 공식, 비공

식지원은 동호회원들이 인식한 정서적, 학습적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비공식적 지원은 학습적 유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참여에서 조직의 지원은 배움의 욕구보다는 정서적 

영향에 더 큰 비중이 있다고 본다.

둘째,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조직지원이 정서적 몰입 및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

향은 완전 매개로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검증되었다. 이는 조직의 공식, 비공식지

원이 적극적 일수 록 동호회원이 느끼는 조직몰입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조

직의 운영방식이 체계적일수록 조직에 더욱 애착을 갖게 되고, 비공식지원 신뢰감

이나 배려, 예술적, 학습적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야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능동적으

로 몰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직 운영진의 지원시스템이 요구된다. 

셋째,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이 느끼는 정서적 유용성 및 학습적 유용성은 조

직몰입에 완전 매개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문화예술동호

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창의성과 학습적 욕구가 강하고 정서적으로도 구성원 간의 수

평적 조직의 분위기, 배려와 신뢰감이 높을수록 조직에 몰입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넷째,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을 매개변수로 검증 결과, 공식지원이 정서

적 유용성을 매개로 지속적, 정서적 몰입에는 매개하지만 다른 가설들은 모두 기각

되었다. 이는 조직의 지원 중 조직의 체계적 지원, 즉 조직의 수평적 관계 맺음이

나 신뢰감, 배려 등으로 조직몰입에 유의미하게 작동하며, 학습적 유용성을 매개로 

조직몰입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자발적결사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조직의 지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진은 조직의 체계적 지원시

스템을 갖추고 구성원들이 정서적, 능동적으로 조직에 몰입하도록 조직의 지속적 발

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 핵심어: 자발적결사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조직지원인식,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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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문화예술은 전문가들의 창작과 일반인들의 감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이

상 전문예술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술의 감상자였던 개인들이 본인들의 의지

와 욕구를 반영하며 다양한 예술 창작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센터와 같은 단순

한 강의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모임을 만들거나 참여하면서 개인의 관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단순히 학습하는 단계를 넘어 좀 더 전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오

랜 시간에 걸쳐 본인의 성과를 발표하는 등 전업이 아니어도 전문예술가 못지않은 

열정을 보이며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들이 전문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단계를 넘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예술 행위의 주체가 되

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되고 있다. 주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되고 운영

하기에 이르렀다. 동호회를 조직하여 개개인들의 문화나 예술의 욕구를 자발적 의

지에 근간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같은 관심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성으로 보면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친목회나 동창회, 향우회

와 같은 조직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지연, 학연, 혈연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조직 운영의 상하관계가 인정되는 친목 조직들과 달리 동호회는 개인적 

의지와 자발적 참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성격을 지닌다. 본인이 열정적으로 참여

하면 조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무언가 특별한 동기 없이 활동하게 

되면 조직에 대한 소속감은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 동호회로 대표되는 자발적결사

체 또는 비공식조직은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공식조직 내에

서도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인 조직으로 기

능하고 있다. 동호회 조직은 공식조직 이면의 비공식조직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에 

따라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운영하는 독자적 조직이다. 독자적인 참여와 운

영이 잘되고 있는 분야로는 스포츠 동호회가 있으며 음악, 미술, 무용 등 수없이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조직이 구성되고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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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관점에서 생활과 문화예술의 관점으로 점차 변환해가면서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들도 지역문화와 문화예술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하드웨어적 지원뿐 아니

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지

원법과 같이 법적인 지원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2013년 문화기본법과 2014년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문화발전을 추구하는 목적을 지닌 지역문화

진흥법이 제정되어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보장하는 체계가 마련되었

다. 지역의 문화예술재단은 전문예술가들의 지원 체계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예술동

호회 역시 중요한 지원구조 안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

한 단체로 (재)지역문화진흥원을 설립하여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

이다. 진흥원은 “국민 개개인의 소소한 행복 추구와 공동체 화합을 지향하는 일상 

속 생활문화 환경을 만들어가며, 국민의 보편적 문화가 있는 삶의 문화가치를 확산

하여 지역 곳곳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적 해법을 모색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호회 활동이 활발해진 영역은 생활문화 분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체육 역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 역시“생

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라고 제시하면서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대책 마련

과 경비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문화와 생활체육의 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

련되어 관련 분야의 다양한 동호회가 급격히 양적으로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호

회의 활동기간을 보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확보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전국 생활

문화동호회를 대상으로 지역문화진흥원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2021, p.375~376) 

설립 3~4년 미만이 27%로 가장 많으며 1~2년 미만도 13.1%, 1년 미만이 5.7%에 달하는 

등 동호회의 절반 가까이가 4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호회 조직은 결성은 쉽지만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공식조직이나 비공식조직들의 조직 내 네트워킹의 구조가 수직적인 관계라

면 동호회는 개개인의 의지와 활동에 의존하기에 수평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

다. 영리 조직이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비영리조직들처럼 적절한 성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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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벌을 동원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의 조직 운

영원리나 체계, 성과와 보상체계와는 무관한 조직구성원 간의 관계와 결속감으로 

유지되는 자발적결사체라는 점에서 동호회의 지속가능성을 연구해 보려 한다.

본 연구의 배경은 급격하게 형성되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으나 

운영과 지속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 자발적결사체 조직인 동호회의 운영

진에게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와 개개인들의 강한 감정

발현의 욕구가 참여 동기인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조직 운영진의 조직지원인식과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검증을 통해 학술적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경제적인 발전과 근로 시간의 단축, 유휴시간의 증가로 각 개인들의 여유 시간이 

증가로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 분야 혹은 스포츠 분야에서 다양한 동호회 활동에 참

여하고 있다. 동호회 조직, 그중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개인의 자발성과 참여에 의

존하는 조직이다. 조직 참여에 중요한 동기로 구성원 개인의 욕구 충족, 창의성 발

현, 네트워크 형성 등은 참여에는 작동하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관

계 형성이나 결속감은 조직운영자들에 가장 큰 숙제일 것이다.

조직구성과 운영에 보상과 책임의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에 

명백히 직면하고 있다. 조직 운영진의 공식, 비공식적인 지원이 참여하는 개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동호회에 적극적 참여 즉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대두된다. 기존 조직에서는 다소 낯선 요인들이지만 개인의 조직몰입을 위

한 적절한 요소를 찾아내면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치명적인 페널

티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조직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0% 가까운 동호회 조직이 4년 미만의 운영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처럼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나머지 동호회는 5

년을 넘어 10년 이상 초기 창단구성원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회원들을 받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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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확장하며 조직의 정체성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생활문화동호회라는 자발적결사체 조직의 장기적 운영과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필

요한 요인과 조직 운영의 원리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조직의 유지와 발전의 요인에서 제외됐던 요인들을 활용해 새로운 형식의 자발

적결사체의 활성화 요인을 찾아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생활 

곳곳에 확산 중인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통해 조직의 지원이 조직구성원의 조직몰

입에 작동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려 한다. 자발적결사체 동호

회 조직에서 운영자가 제공하는 구성원에 대한 지원요인이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조직을 통해 비영리 자발적 조직의 공식, 비공식

지원이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을 매개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검증을 통해 연구하였다.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 작업의 

구성과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조직

의 개념, 비공식조직과 자발적결사체,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개념 및 특성, 조직지

원인식, 조직몰입의 이론적 연구를 서술하였다.

제3장 연구설계 및 방법에서는 변수의 정의 및 설문 설계에서는 변수들의 개념과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변수의 정의와 측정항목을 도출

하였으며, 연구모형을 통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자료수집 및 조사 설계, 연구 

분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제4장 연구 결과에서는 실증적 검증을 위한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법을 활용하여 1차 예비조사를 거쳐 본 설문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대표 및 운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증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조방적식 모형을 기반으로 측정 도구의 신뢰성 검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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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Boot strapping)을 통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나온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

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

한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내용을 마무리 지었다.

본 연구의 흐름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I-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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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조직과 인간관계론

인간은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지 조직 생활을 하고 있으며, 조직의 영향을 받고 산

다.조직의 개념에 대해 장영광.정기만(2021, p.19-21)은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협동하는 체계라고 말한다. 조직은 개개의 요소, 즉 개인들이 일정한 

질서하에 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며, 이때 결합된 집단 또는 공동체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휘 관리와 역할 분담이 정해져 있을 때 비로서 조직으로 

본다. 단순하게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거나 모여 있다고 해서 조직이라 볼 수 없으며 

목적은 동일하더라도 지휘를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거나 역할 분담이 없으면 조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직은 공식화를 기준으로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영리 추구를 기준으로 영리 조직과 비영리조직으로 나눈다. 영리조직(profit 

organization)은 소유주나 주주를 위해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를 말한다. 비

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조직과는 달리 공

공의 사회적 이익을 목표로 헌신하는 조직이다(이창원, 최창현, 2005). 한국 사회에

서 비영리조직은 정부, 공공단체, 종교단체, 기타 각종 지역사회단체 생활문화예술

단체 등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 이러한 기관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생각, 

가치관, 활동, 태도 그리고 자연보호 등 사회적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활동 영역은 정부를 넘어 광범위하게 넓혀질 수 있는데, 각각의 비영리조

직이 갖고 있는 성격만큼 다양하다(제진수 역,1999). 그동안 인간 사회에 존재해 온 

수많은 집단과 공동체들은 스스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직을 합리적 생성하고 운

영해왔으며 이때 집단의 구성원들은 해당 조직 속에서 일정한 역할이 부여된다. 그들

이 집단의 구성원이 되고 집단이 지향하는 사회적 역할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와 연결

되는 것이다. 조직에 대한 이론은 고전적 조직이론, 신고전적 이론, 현대 조직이론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전적 조직이론은 과학적 관리학파, 행정관리학파, 관료제 이론으로 구분된다. 

신고전 이론에 속하는 학파는 고전이론의 경우보다 더 복잡하게 분화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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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인간관계론, 생태론(환경유관론), 실증주의론(경험주의이론)이 대표적 이론

이다. 위의 유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조직연구자들의 주의를 끌었던 것은 

인간관계론이다. 현대이론에 속하는 학파는 체계이론과 환경적응론, 혼돈이론 등 

더욱 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인간관계론은 신고전 이론에 속하는 것으로 전통적 

인간 관계론과 현대적 인간관계론으로 구분되며, 비공식조직에 대한 개념의 도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간관계론은 고전이론에 대한 반론의 형태로 출범하여 발전하였으며 현대 조직

이론의 형성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비공식조직에 대한 개념의 최초 도입

은 인간관계론 학파에 속하는 Mayo와 Roethlisberger의 ‘호손실험’에서 비롯되었

다. 호손실험은 1920년대에부터 미국에서 조직이 점점 거대해지고 기술 의존성이 

커지면서 더욱 전문화되면서, 조직 내 사회적 집단이 붕괴되고 불만이 고조되었다.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설계나 동기뿐 아니라 집단 구성원간의 관계, 

감독자의 리더십, 관리의 공정성 지각과 같은 사회적 요소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였던 Elton Mayo

의 주도하에 인간관계론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1924년부터 시카고 근교의 웨스턴 

일렉트릭회사의 호손공장에서 실험을 통해 실시되었다. 이 실험의 목적 중 하나는 

조명 강도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결과 일정한 조명의 강도 아래 작업한 

집단과 조명 강도를 변화시키면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는 양 집단 모두에

서 생산성이 증가하여 조명 강도와 생산성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없는 것으로 보여

졌다.

호손실험은 4단계의 실험을 거쳐 10년간을 거쳐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는 종래의 

인간관인 기계적, 경제적인 인간관이 부정되고, 이 실험을 통해 심리적 사회적 인

간관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론이 이론화되는 계기가 되었

다. 호손실험의 연구 결과에서 얻은 인간관계론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사

회적 욕구를 지녔으며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되며, 조직 참여자의 만

족, 사회적 욕구의 충족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보였다. 조직 참여자의 

생산성은 육체적 능력보다 사회적규범에 의해서 좌우된다. 조직참여자들은 관리층

에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만큼 관리층의 요구에 응한다. 조직은 기술적, 

경제적 체제 일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체제를 가지며 공식조직과 다른 규범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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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서영석,2005). 이후 여러 학

자들에 의해 조직의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그중에서 

Schein의 인간관계론에 주목하게 되었다. Schein(1974)은 호손실험 이후 사회적 인

간관, 자기실현적 인간관, 복잡한 인간관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인간에게 동기부여

가 되는 것이 업무 자체보다 인간관계, 사회관계, 동료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인간관계를 조직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았고 개인적인 접촉이나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비공식조직에 참여하여 만족을 느끼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직무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도 정적인 효과가 커짐으로써 직무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2. 비공식조직과 자발적결사체 

  1) 비공식조직의 개념과 특성

    (1) 비공식조직의 개념 

공식조직(formal structure)은 동일한 목적과 합리성과 능률의 논리를 기반으로 형

성된 조직으로써 제도에 따라서 행위와 규범이 설정되어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공식적 조직(informal structure)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구성된 조직

으로 취미, 관심, 기호의 공유 등과 같이 정서적 교류나 관계가 중요시되는 자연발생

적인 조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비공식적 조직은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구

성됐기에 내재화된 질서로 유지되며 동호회, 향우회,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다. 비공

식조직은 공식조직과는 달리 구성원들의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되

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오세진(2012)은 비공식조직에 대해 직장 내에서 공식적인 

조직의 목표가 아닌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집단으로 직장 

내 동호회, 직장 내 여가 활동, 동아리, 비공식집단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고 말한다. 

이를 정리하면 공식조직이 인위적으로 형성된 반면, 비공식조직은 자연발생적이

라고 할 수 있다. 공식조직은 제도에 기반한 외면적 조직인 반면, 비공식조직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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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계 중심의 내면적 조직이다. 공식조직은 효율성,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구

성되는 반면, 비공식조직은 감정의 논리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비공식조직의 순기

능으로는 공식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구성원의 욕구불만 배출구가 되어 정서적 

안정감과 조직에의 소속감을 부여한다. 의사소통 통로가 되기도 한다. 관리자 입장

에서는 비공식조직을 통하여 조직 내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장영광, 정기만, 

2021, p.265)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의 차이점은 <표 Ⅱ-1 >와 같이 정리하였다.

자료: 강윤숙 외(2010), 간호관리와 리더십, p. 205 

    

비공식 조직은 조직 내에서 뜻이 맞는 사람끼리 조직의 목표나 개인의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발생한다. 박연호(1977, p.66-67)는 비공식적 

조직의 형성요인을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분류한다. 선천적 요인에는 기

질과 성격, 성, 연령, 혈연관계가 있고 후천적 요인으로는 조직 내적인 요건으로 

출신학교 관계, 동향 관계, 취미, 학력 및 교육 정도, 군대 및 경력관계, 종교관

계, 거주지의 인근성 등을 들고, 조직 외적인 요인으로는 업무의 유사성, 근무장소

의 근접성, 근무 기간, 직급 또는 직위, 입사 시기를 들었다. 

유종해(1986, p.218)는 비공식조직의 형성요인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인격과 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칙보다 필요, 감정, 욕구

구분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발생 인위적 자연발생적

형태 외면적, 문서화
내면적, 내재적, 비제도적, 

비가시적

대인관계
능률논리에 따라 구성되며 

관계가 미리 규정됨

상호욕구나 필요에 의함. 감정의 

논리에 따라 구성

리더십 임명됨 자연적 또는 선출에 의해

행동통제 상과 벌에 의한 통제
자신발생과 타인의 관계에 의한 

통제

제도 의존성 상재적으로 의존적 상대적으로 비의존적

질서 전체적 질서 부분적 질서

<표 Ⅱ-1>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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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비공식조직이 생기게 된다.

둘째, 공식적인 권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사이에나, 혹은 타인의 행동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인 명령권과 실제 상의 권력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발생하기 때문이

다.

셋째, 조직 구성원의 혈연, 지연, 이해관계, 취미, 종교, 동창관계 등에 기인하

여 각종 소집단이 형성된다.

넷째, 조직 구성원의 혈연, 지연, 이해관계, 취미, 종교, 동창관계 등에 기인하

여 각종 소집단이 형성된다.

넷째, 개인간의 조직이 바탕이 되어 자생집단이 형성되기도 하며, 또한 공식적 

조직내에서 구성원의 자기계발이나 자기 완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생집단

의 형성을 촉구하기도 한다. 그것은 공식적 조직내에서 구성원은 수동적, 복종적이

므로 인격의 계발이나 창의력의 발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공식조직은 내면적으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지위나 직급에 관계없이 인

간개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자연적으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으며, 조

직체 내부에서 존재하는 파벌이나 조직, 종교, 취미, 오락, 기호 등의 사항들이 형

성요인이 된다.

    (2) 비공식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

비공식조직에 대한 기능은 그동안은 주로 공식 조직내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조

직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으로는 공식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구성원의 욕구불만 배출구가 되어 심리적 안정감과 조직에의 소속감을 

부여하며 의사소통 통로가 되기도 한다고 제시한다.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비공식조

직을 통해 조직내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연호. 오세덕, 2000, p.275-276).

첫째, 구성원으로 하여금 귀속감과 안정감을 갖게 함으로써 직무집단을 안정화 

시킨다.

둘째, 구성원 사이의 협조로 능률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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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구성원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유효한 의사소통의 통로가 된다.

넷째, 구성원의 좌절감과 욕구불만 및 기타 정서적 문제에 대한 안전판의 역할을 

한다.

다섯째, 구성원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기혁신을 기하게 하며, 책임자의 명령이

나 능력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여섯째, 조직생리 파악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책임자는 비공식적 조직

을 통해서 조직 내의 사정과 구성원의 업무태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비공식조직은 조직 내의 순기능적 측면만 가지고 있지 않다. 순기능과 반대

로 비공식조직 내 구성원간의 결속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면서 공식조직의 위계나 질

서 등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는 공식조직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비공식

조직원을 중심으로 파벌이 만들어져서 조직에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구성원의 사기

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로인해 공식조직의 관리자는 비공식조직의 실태를 파악하

고 이들과 공식조직의 공존 및 상호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비공식조직의 리더

를 발견하여 비공식조직의 목표가 공식조직의 목표에 합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장영광,정기만, 2021, p.265).

    (3)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 

 

비공식조직의 중요성과 존재가 처음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Mayo(1931)의 호손 

(Hawthorn)공장의 실험에서 인간관계론 실험 이후에 Barnard(1962) 등에 의해 검증

되었다.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비공식조직이 원활하게 해주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비공식조직 활동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조직 내

의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다. 호손공장의 연구는 조직 내에 비공식적인 조직이 존재

하고 비공식적 규범이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계기

가 되었다.

노동자들의 생산 활동이 금전적 조건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지만 호손공

장 연구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소속감, 동료의 인정, 의사소통 등 다양한 사

회적 변수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사람들은 혼자이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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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소속욕구가 강하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 집단의 

성원이 되기를 비공식조직의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인간관계, 사회관계 등을 조직 내에서 원만하게 유지하

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구성원들과 정서적으로 상호작용을 원만히 하게 되는 정

서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호 의사소통을 원할히 하는 의사소통적인 순기

능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과 정보를 주요한 원천으로 조직내에서 지식을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 학습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오세진(2012) 연구에서는 비

공식조직의 참여도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이 매

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봄으로써, 비공식조직의 어떠한 기능이 직무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4)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 선행연구 

비공식조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을 크게 세가지의 유용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서적인 유용성이 있다. 근로자들은 활동을 통해 소속

감을 높이고, 구성원들과 정서적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되는데 정서적 순기능을 통

해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 (한영춘,1984; Barnard, 1962; Schein, 1996; Reif et 

al,1973). Barnard(1962)는 비공식조직이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높이는 심리적 욕구

를 만족시켜 사회적인 만족감을 얻게 한다고 제안하였다.

둘째로는 비공식조직은 의사소통적인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비공식조직은 구성

원들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유로워지며 상호교류가 활발해지는 기능이 있

다.(Barnard, 1962; Williamet al., 1973). 원만한 대인관계 수평적 의사소통을 통

해 구성원들의 만족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했다. 셋째로 비공식조직의 학습적 유용성

이 중요한 원천이 된다. 학습과 정보를 목적으로 비공식조직이 형성될 수 있으며, 

학습이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상호작용을 통해 관련된 지식을 학습하고 정보를 공

유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학습을 공유한다.(한영춘,1984; Ibarra & Andrews, 1993; 

Kim & Rhee, 2010; Sparrowe et al., 2001; Podolny & Baron,1997).〈표 Ⅱ-2〉은 

선행연구를 정리한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을 세가지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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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하여 하렸다.비공식조직의 정서적 유용성, 의사소통적 유용성, 학습적 유

용성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외에서 지금까지는 비공식조직의 유용성을 매개변수로 검증한 연구는 없었

다. 비공식조직의 유용성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공식조직의 참여도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 비공식조직의 유용성을 통해 직무만족이 

유용성 연구자 내용

정서적

유용성

Schein(1996)
인간관계 및 사회관계를 통한 동기부여와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를 통한 정서적 상호작용

Barnard(1962)
구성원 간 결합력 향상 및 심리적 욕구 충족을 

통한 사회적 만족감

William, Monczka,

Newstrom(1973)

집단 응집력 높아지고 구성원의 소속욕구 충족에 

영향 미침

햔영춘(1984)
구성원들의 일체감과 귀속감 향상, 상호간의 친

근감이 크고 감정의 소통

의사소통

적유용성

Barnard(1962)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 기능

Rief,Monczka,

Newstrom(1973)

의사소통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 내 대인관

계에 영향을 미침

한영춘(1984)
권한관계가 수평적, 샹향적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자유로운 상호작용 가능

학습적

유용성

Kim,Rhee(2010)

Ibarra,Andrews(1993)

Podolny,Baron(1997)

학습과 정보를 위한 원천, 업무와 관련한 조언, 

재정적 지원, 전략적인 정보 등 전달

Sparrowe, 

Liden,Wayne, 

Karimer(2001)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 도움, 안내를 공유

한영춘(1998)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업무에 도움

<표 Ⅱ-2>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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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 수 있는 것은 단지 참여뿐만이 아니라 유용성을 통해 높아질 수 있다고 해

석되어 진다. 그동안 비공식조직의 유용성의 체계적인 연구나 관련 척도가 개발되

지 않았으나, 정서적, 의사소통적, 학습적 유용성의 측정은 향우회, 취미활동, 친

목, 학습 등 다양한 모임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매개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

구는 오세진(2012)의 연구 중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을 매개로 하여 생활문

화예술동호회에도 적용하여 검증해 보려 한다. 

  2) 자발적결사체

  

    (1) 자발적결사체의 개념

사람들이‘결사의 욕구’를 갖는 것은 인간의 기본욕구 중 하나이다. 사람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드는 집단을 자발적결사체

(voluntary association)라고 한다. Newton(1999)과 Putnam(1993)은 자발적결사체

는 동일한 관심이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참

여자들은 경제적 보상 등의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다. 또한 가입에 제한이 없고 취

미나 일정한 직업, 그리고 사회적 의식을 공유하며, 위계 서열에 의한 권위적인 특

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조직이라고 설명한다(박형길,2014). 이를 정리하면 특정한 

취미를 공유하거나 공동의 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모임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시민

조직은 물론 문화,종교, 동호회, 정당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예시를 들 수 

있다.  

이재열(2006)은 사람들은 자발적결사체에 가입하여 사회관계를 맺으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도출하거나 갈등 요인을 도출하여 규범을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상호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자발적결사체는 비공식

조직의 한 분야로 개념지을 수 있지만 단순히 공식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주목하기 시작했다. 여러 국

가에서 시민들의 자발적결사체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결사체의 분야도 경

제,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적 분야까지 확대되고 참여 인원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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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이러한 자발적결사체가 내부적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

면서 사회발전과 민주시민 양성 및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측면 때

문에 학자들은 결사체의 특성과 양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공동체는 지역성, 상호작용을 통한 가치와 규범의 공유, 상호부조와 협동 등의 

호혜성 그리고 공동의 연대의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김종수, 2009). 자발적 

결사체 또한 공동체의 형성 요인과 마찬가지로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요인으로 형성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은 상부상조, 협동 등 공유된 가치나 신념 등을 실현

하거나 상호교류 및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결사체 활동을 한다. 그 결과 결사

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거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상호부조와 협동 등을 

통해 물질적이고 정신적, 감정적 욕구 해소를 위하여 결사체 활동을 한다. 

자발적결사체는 자발성과 결사체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 결사체가 집합이나 조

직이라고 한다면 자발적결사체는 자발성에 기반한 조직 및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발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김석준(1985)은 공공성이 자발적결사체의 핵심적 특성이라고 주장한다. 시민들이 

모여 공공의 가치를 지향하고 이를 공적의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하는 단체가 바로 자발적결사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발적결사체를 공공 영역으로

만 규정할 필요가 없다.

자발적결사체에서 공공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개개인들의 개별적 의도와 목적을 

지난 단체들도 자발적결사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자발적결사체가 사회

적 목적이나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집단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발적결사체는 참여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국가의 통제로부

터 자유로우며, 공적 혹은 사사로운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며, 공식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조직까지 포함하는 단체이다(김현종, 2018).

자발적결사체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한 논의는 Tocqueville(1969)에 의해서 잘 나

타난다. 토크빌은 자발적결사체를 민주주의의 학교(school of democracy)라고 표현

했다. 토크빌은 19세기초 미국사회를 분석한 후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은 다

름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결사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기 때문이

라고 주장하였다(박선미,김재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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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결사체 참여의 효과는 효과가 미치는 방향에 따라 의부효과와 내부효과로 

구분한다(박종민.배정현, 2008). 외부효과는 자발적결사체를 통해 출된 정치적 요

구가 제도권 영역에 반영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반면에 내부효과는 자발적결사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뜻한다. 자발적결사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데 

참여자들이 시민성을 형성하는데 내부효과는 바로 시민성이 형성되는 모습을 포착

하는 것이다.

토크빌 이후 많은 학자들은 자발적결사체를 통해 사회적 역할에 연구를 집중하였

다. Putnam(1993)은 자발적결사체의 결성과 활동이 활발한 공동체는 참여자들이 시

민의 기술을 획득하도록 돕고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학습시키기 때문에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보았다.

Warren(2001)은 자발적결사체의 민주주의적 효과 (democratic effect)를 세가지 

차원 즉, 개인적 차원, 공공영역의 차원, 제도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개인

적 차원에서 자발적결사체는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정치적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화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정치적 기술을 학습시키고 호혜성 및 신

뢰와 같은 시민 덕목을 발달시킨다. 공공영역 차원에서 결사체는 시민사회의 의사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토론문화를 확산시켜 공론장의 역할을 하며 공통의 이슈를 강

조한다. 제도적 차원에서 결사체는 정책적 위임을 받아 이익갈등 조정과 협력을 통

해 국가에 대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김현종, 2018).

    (2) 자발적 결사체의 유형

우리나라 사회는 혈연, 지연, 학연에 기초한 결속 관계가 현대까지 계속되는 사

회로 비공식적 집단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혈연 집단이나 교우 

집단과 같은 결속체계들은 1차적 결사체로 구분하며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넘어선 

스포츠 동호회, 문화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정당 등은 2차적 결사체

로 구분한다. 이러한 2차 결사체 중에는 1차적 결사체와 달리 이익을 중심으로 결

성된 이익 집단이나 전문 직업인 집단들도 속한다. 이 단체들은 흔히 집단의 이익

만을 추구하기에 이들의 행동이 과도할 경우 자발적결사체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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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다. 

결사체는 설립 및 운영 유형이나 내부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결사체 유형을 구분한다. 대표적으

로 Putnam과 Cross(2002)는 사회연결망의 유형을, 공식/비공식 연결망’,‘옅은/끈

끈한 연결망‘내부지향/ 외부지향 연결망’, 결속적/교차적 연결망’등 네 가지 형

태로 구분하고 있다(박종민, 배정현, 2008). 또한 이재혁(2007)은 한국인의 사회적 

연결망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연결망의 성격이 어떠한가 보다는 해당 결사체가 추

구하는 목적이 어떠한가에 초점을 두고, ‘관계 자본적 성격의 정도’와 ‘시민 자

본적 성격의 정도’로 구분한다. 그러나 종교단체나 정당과 같은 정치단체는 관계

적 사회자본이나 시민 자본적 성격으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개

인들의 가입한 자발적 결사체의 구성원 수는 물론 회원들 간의 관계나 구조, 운영

방식 등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이를 결사체의 성격과 사회연결망의 유형으로 

나누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유형의 결사체라도 그 목표나 지향

점이 무엇이나 타 결사체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는 일과 구성원 간의 관계가 끈

끈한지 느슨한지, 사회적 배경이 이질적인지 동질적인지, 조직구성이 수평적인지 

수직적인지 조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흔히 단체 유형을 구

분할 때 단체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최은숙, 이석호, 

2011).

Gordon & Babchuk(1959)은 결사체를 그 기능적 특성에 비추어 표출적, 도구적, 

도구-표출적 결사체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류태건.차재권, 2014). 표출적 결

사체란 조직 내에서 자기 만족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이 직접적인 

흥미나 만족을 추구하는 결사체를 말한다. 즉, 회원들은 조직 내부의 활동 그 자체

를 통해 만족을 느끼며, 이러한 활동은 조직외에 영향을 끼치기보다 조직내에 제한

되고 독립적이다. 취미 모임이나 친목 단체가 이러한 결사체의 전형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도구적 결사체는 조직 활동이 회원들이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

시킬 수도 있으나, 조직 활동을 수단으로 하여 조직 외부를 대상으로 어떤 다른 목

적을 추구하는 결사체를 말한다. 달리 말하면 조직 활동을 통해 조직 외부의 특정

한 대상이나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을 구현함으로써 조직이 추구하

는 이익이나 가치를 달성하고자 한다. 회원들은 이러한 목표 추구를 통해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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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지만 만족은 대외적인 목적을 구현하는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

가 많다. 전문직 중심의 단체나 이익 집단이 그 예다. 그리고 도구-표출적 결사체

는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가진 결사체이다. 금주 단체나 재향군인회 등이 이

에 속한다. 

자발적결사체의 유형은 <표 Ⅱ-3>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참여자들의 가입과 탈퇴

가 자유로운 것을 전제로 하며 친목단체, 이익단체, 그리고 공익단체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권태환 외, 2008). 자발적결사체의 유형은 <표 Ⅱ-3>와 같이 정리한다. 

자료: 장수찬(2004) 자료를 기초로 연구자 재구성

친목단체는 스포츠 동호회, 취미 동호회, 종친회, 향우회, 동문회, 친목회, 그리

고 각종 친교모임 등이 포함된다. 공통된 기호나 취미를 공유하고 상호 친밀한 관

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목단체의 참여자들은 다른 단체의 참여자들

보다 비교적 관용적이고 친근한 태도를 가지며, 정치나 사회적이슈에 대한 관심보

다는 참여행위 자체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다.

이익단체는 노동조합, 의사회, 약사회, 변호사회, 경제인 연합회등으로 동종 직

업인들 또는 동일계열 종사자들이 직업이나 직능분야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결성한 

조직이다. 이익단체의 참여자들은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이익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한다.

공익단체는 지역사회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단체, 그

리고 다양한 시민단체 NGO 등이 포함된다.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대

변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이다. 이러한 공익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구분 친목단체 이익단체 공익단체

유형

스포츠 동호회 노동조합 지역사회단체

생할문화예술 동호회 의사회 환경단체

종친회 변호사회 여성단체

향우회 약사회 자원봉사단체

동문회 경제인연합회 사회복지단체

친목회 간호사회 NGO

<표 Ⅱ-3> 자발적 결사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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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부나 각종 경제조직, 사회조직의 부정한 행태 등을 감시하고 압력을 가하여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자발적결사체는 동창회 계와 같은 상부상조 모임 취미 문화 학술모임, 반상회와 같

은 이웃모임 등이다. 반면 정당과 정치단체 시민단체 이익단체나 직능단체 등은 참

여율이 낮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학연과 지연에 기반한 연고 집단을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택 외, 2016, p.109). 

자발적결사체 참여를 통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

계 맺음이다. 스스로 관심과 의지로 자발적결사체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활발한 상

호교류 결과 집단 내부의 집단 응집력과 집단 외부로 향하는 집단 응집력이 확장되

어 공동체가 형성되고 공동체성이 강해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에 대해 김현종(2018)은 집단 응집력은 결사체 구성원들 간의 면대면 접촉 즉, 

상호교섭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즉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집단 구성원

들이 상호교섭을 통해서 친밀감과 신뢰가 싹 트고 이를 기반으로 집단 응집력이 형

성된다.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믿고 친밀하다고 느끼게 되면 집단 구성원으로 

계속해서 참여하고 일원으로 남아있기를 원하게 된다. 반면 참여자들과 충분한 상

호교섭을 할 수 없는 결사체라면 결사체 내의 집단 응집력이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

고 그 집단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심할 경우 해체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승훈(2003)은 자발적결사체에서 집단 응집력은 세 가지 기능을 한다 고 주장한

다. 첫째, 집단을 지속시키는 동기로 작용한다. 참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

지 해체될 수 있는 자발적결사체의 특성상 집단 응집력은 결사체의 존속에 절대적

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자발적결사체는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자신

의 관심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에 참여한다.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거나 혹은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경우 집단 응집력은 교육 참여의 강

한 동기로 작용한다. 셋째, 자유로운 토론을 가능하게 한다 친밀성과 신뢰가 전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을할 경우 다른 토론자와의 관계를 의식하여 민감한 문제

를 배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다루게 된다. 반면에 집단 응집력이 형성된 관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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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기술을 함양

할 수 있게 된다.

밖으로 향하는 자발적결사체의 집단 응집력은 결사체의 공동체성을 형성하게 된

다. 이를 위해 공동체성 형성을 위한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종현, 

2018) 첫째 결사체 내의 비공식조직들이 결사체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특수한 

목적을 갖지 않고 전체 구성원들과 결사체의 규범을 공유해야 한다. 둘째 개인적인 

관계 이외에 구성원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해야 한다. 

자발적결사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집단 응집력을 가지고 자유의사의 표현과 이

를 통한 신뢰, 상호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성이 이루어진다고 보면서 이를 하나

의 사회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즉 자발적결사체의 역할에 대해 

신뢰와 호혜적 규범을 내포한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

해왔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끌어 낸 Putnam(1994)은 “협력적 행위

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속성”으로 사회적 자

본을 정의 내렸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는 개별화･원자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

는 현대사회에서 이 같은 특징과 별도로 계속 발생하는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극복

하고자 하는 취지로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신뢰와 호혜성을 갖춘 규범, 그리고 시민적 참여 네트워크는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을 증진시킨다는 점이 연구되었다. 즉, 자발적결사체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사회내의 구성원간에 수평적 연대를 확대시키고 참여, 여론 형성, 정치적 대리권 

형성과 같은 역할이 부여된다는 점이 제시하면서 자발적결사체가 사회적 자본으로

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제시되었다(박선미, 김재현, 2018).

국내의 자발적결사체에 대한 연구는 대외적인 공동체성 형성과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시민의식 함양의 가능성, 타인에 대한 존중 의식 등 민주

적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가능성과 이를 사회적 자본과 연결하여 연구를 

집중했다고 할 수 있다. 안승국(1997)은 자발적결사체가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시키고 소통역량을 확대시킨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그는 

이후 연구에서 서구 사회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이 혈연관계에 대한 연대감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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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이 매우 강해 자발적결사체 내에서 일반적인 신뢰를 구축하기 쉽지 않다는 연

구를 내놓았다(안승국, 2007). 김인영(2008)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결사체에 시

민참여를 증진시켜 사회적 연결망을 확대하다는 것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서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 형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자발적결사체의 역할에 

대해 제시했다. 최종혁, 유영주, 김효정(2010)은 자발적결사체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자발적결사체는 초기에 내부적인 신뢰 형성 구조를 거치며 신뢰 형성이 신뢰 

발전 구조로 변화하고 이를 통해 안정화된 신뢰 구조를 형성한다는 신뢰 구조 과정

을 도출하였다. 유홍준,홍훈식(2009)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신뢰 형성과 

공정성의 인지 등을 통해서 사회의 공적 신뢰 수준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는 서구 사회 달리 사적 연결망이 더욱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자발적결사체의 신뢰나 연대망에 대한 연구를 넘어 이들 요소가 

우리 사회가 민주적 시민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장수

찬,2004). 김희영(2005)은 자발적결사체를 통해 결사체 중심의 민주주의를 구현하

고 발전시키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사항을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고려할 때 그동안 진행해온 자발적결사체의 논의는 결사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연대망이 기존의 조직과 달리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되어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집

중되어왔다. 즉 자발적결사체 내의 신뢰와 연대를 통해 구현된 집단의 공동체성이 

사회활동 및 사회발전에 순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중심이었던 

점이다. 

이 같은 연구는 사실 <표 Ⅱ-3>에서 장수찬(2004)이 분류한 자발적결사체의 종류

중 공익단체를 자발적결사체와 사실상 동일시하여 조직의 기능과 대외적 활동, 조

직시민행동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순기능에 대한 연구에 집중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익 집단이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 극대화 노력에 대해서는 사회적 효능이 제

한적이며 목표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연구에서 배제되었으며 친목단체 중 종

친회, 향우회, 동문회, 친목회 등의 지연과 혈연, 학연 중심의 조직 역시 전통적이

고 1차적인 연대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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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와중에 체육동호회와 생활문화 동호회에 대해서는 친목 단체에 포함시키며 

그들 내부의 조직적 운영과 역할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사회적 

가치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생활체육과 생활문화 동호회는 숫자는 물론 활

동 범위에 있어서 빠른 시간내에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다만 그 조직의 구성

과 운영이 대체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거나 조직 운영상 공식조직 내에 활동하고 있

는 비공식조직처럼 조직의 공통된 이익 목표하에 이루어지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에

서 그 특성과 운영조직에 대해서는 활발히 연구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결사체 내에서 정치와 사회적 활동 혹은 이익집단처럼 표출적 결

사체가 아니라 내부조직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도구적 결사체인 동호회 특히 생활문

화예술 동호회에 대해 자발적결사체의 조직적 측면에서 연구를 집중하고자 한다. 

연구자 자발적결사체의 기능

배유일

(2004)

⦁Olson과 Lowi등의 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극단적인 

이익집단화가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이 민주주의의 발전

에  일정부분 기여함

⦁맹목적으로 시민참여의 증대를 주장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만능주

의로 전락할 수 있음

⦁시민의 활동도 국가의 헌번 수호의 장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므

로,이를 초월하는 시민참여는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침

Kaufman

(2002)

⦁미국 사회의 사회단체 전성시대의 연구 결과에서 자발적결사체가 

편협한 집단관심과 집단이익에 봉사하였음을 보여줌

⦁정부의 신뢰 증가와 고 투표율 등의 가시적 역할을 강조하였던 

시민주의의 미덕에 반박함

Almond

Verba

(1993)

⦁결사체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내

적 자신감의 상승함

⦁정치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민주적 가치에 

대하여 헌신도가 높음

Putnam

(1993)

⦁자발적결사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한 양보와 

타협, 협동 기술을 습득 과정에서 단결심과 공익정신이 생성됨 

⦁신뢰와 함께 민주주의 유지와 확립을 위한 불가결의 요소로 결사

체의 활동 정도가 민주주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됨

<표 Ⅱ-4> 자발적 결사체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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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배유일(2004),p.142 내용 재구성.

 3.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개념과 특성 

  1) 동호회의 개념 

동호회(同好會)란 같은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동일한 관심이나 취미를 가지

고 공동의 관심이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

는 집단을 말한다. 임번장(2009)은 동호회를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

해서 상호간의 공통적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게 자발적으로 형성된 사회이자 집

단’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동호회는 학교, 지역, 기업, 인터넷 커뮤니티, 주

제 등 매우 다양한 단위로 구성된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기업, 학교처

럼 지역적 범위가 한정된 조직보다 공통의 문화취향을 기반으로 다양한 모임이 급

격히 형성되고 확산됐다. 2010년 상반기 국내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미디

어를 통해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환경을 기반으로 굳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동호

Olson

(1982)

⦁국가의 경제가 저해되는 것을 2차적 집단들의 네트워크 성장으로 

봄

⦁한정적인 사회에서 집단적 이익을 추가하고 갈망하는 기업집단들

이나 개인들의 형태는 로비집단을 조직화하여 전형적인 카르텔을 

형성함

⦁경제가 비효율적으로 생성되고 정치 또한 통치가 불가능한 상태

로 이어져 종국에는 국가 경제가 쇠퇴함

Lowi(1979) ⦁미국의 조직화된 이익집단은 정부의 지속적 팽창을 이룸

Almond,Verba
(1963)

Inglehart
(1988)

⦁개인과 국가의 중간자로서 개인에 대한 이익을 상부의 정부에게 

집합하여 전달하는 이익결집과 이익표출의 기능을 수행함.

⦁국가가 개인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방파제 역할

⦁자발적결사체의 특징은 사회 내부적으로 결사체가 미약하면 대중 

정치 기구에 의해 개인이 조종되고 동원되어 무기력한 존재가 됨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정치적 무관심 상태가 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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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뿐만 아니라 게임동호회처럼 오프라인 동호회가 급성장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섞이면서 동호회의 지역성이 급격히 해제되었다. 

동호회는 Gordon & Babchuk(1959)이 분류한 표출적, 도구적, 도구-표출적 결사체 

기준에 따르면 도구적 결사체로서 분류될 수 있다. 즉 조직 자체 내에서 자기 만족

적인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직접적인 흥미나 만족을 추구하는 결사체에 해당한다. 

조직 목적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동호회는 자발적결사체 중 친목 단체에 속한다. 

그러나 지연과 학연, 혈연이라는 전통적인 연계를 중시하는 1차적인 모임과는 다른 

성격을 지녔다.

사기업이나 공기업의 조직문화가 능률성과 계량화를 강조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조직 내의 비공식조직 즉 친목 모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2000년대 우리나라

를 휩쓴 “행복한 00만들기”의 열풍으로, 직장에서도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복한 직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동호회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과거 집

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삶의 형태가 바뀜에 따라, 개인의 행복이 강조되고 직장동

호회 역시 공식조직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공식조직과는 동떨어진 독자성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었다. 직장에서는 개인적인 소모임에서 시작하여 점차 동호회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동호회 초기에는 단순히 공통의 취미활동이나 공통기호로 묶이

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와 승진에 성과를 나타내면, 동호회에서의 네트

워크는 단순 모임의 개념 이상이 될 여지가 생겼다. 동호회를 통한 인맥 관리도 동

호회의 역할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직장 내 동호회가 확장된 것과 더불어 개인주의적 생활패턴의 증가,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일상화 등으로 동호회의 모임은 사회 각 분야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증

가하였다. 경제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여가시간의 활용은 특히 

스포츠와 문화의 생활화로 확대되었다. 이는 기존의 자발적결사체가 집중하던 사회

적 자본으로서 시민사회 활성화나 정치적 역할보다는 결사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것으로 무게의 추가 이동하게 되었다. 직장 내의 동호회 활동의 직장 본연의 목적

인 이익증대를 위해 조직의 활성화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면 

전 사회적으로 널리 퍼지게 된 동호회 활동은 자기 완결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

다. 동호회는 기존의 조직들이 조직 운영을 위해 명백히 제시할 수 있었던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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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대한 규정과 역할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직이다. 철저히 조직 구

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다른 조직에 비해 월등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결사체 유형 중 친목단체, 그중에서도 관심과 참여가 

매우 다양하며 조직의 구성과 유지가 용이할 뿐 아니라 해체조차도 제한이 없는 생

활문화예술 동호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곧 많은 자발적결사체의 

조직 운영에서 강조하는 신뢰, 네트워크, 수평적 연대의 개념이 한결 더 중요한 의

미를 가지게 되며 이와 연결된 요소들이 조직의 운영자나 운영 주체에게는 더욱 세

심한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참여자에게도 자발적결사체의 동기부여를 오롯이 

자기 자신의 의사에 의존해야 하기에 운영 주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즉 

신뢰를 쌓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조직에 대한 참여자의 지속적 몰입과 충

성심, 참여 의지 등에 매우 강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생활예술문화동호회의 개념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생활예술동호회의 근

원과 변화과정을 살펴볼 때 의미와 이해가 더 용이해 질 수 있다.

심보선과 전수환(2017)은 생활예술을 21세기에 들어와 갑자기 유행하게 된 현상

이 아니라고 말한다. 생활예술은 근대의 태동기에 근대적 삶의 핵심적인 구성 요인

으로 부상하게 된 활동적 삶의 형태라는 것이다. 근대의 예술 제도는 생활예술을 

소위 아마추어 예술, 비전문가의 예술로 치부하며 등한시해왔다.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이 문화예술의 불평등과 이어졌기 때문이다. 소위 고급 예술, 전문가 중심의 

예술은 엘리트 예술가들을 양성하는 예술학교를 제도화해 제도권내에 안착시켰다. 

결국 현대의 전문예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 또는 고급 예술이라는 신성화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됐고 일상생활과 분

리되어 인식되고 평가되었다. 예술 시장은 차별적인 상품 가치, 그 가치를 평가하

는 특별한 기준, 그 기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예술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행

위자들의 경쟁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고유한 경제 논리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사회 구조와 이로 인한 삶의 변화는 생활예술이 부각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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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첫째,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이루어 교육받은 시민 계층이 확대됨에 따라 

소수만의 전유물이었던 문화가 민주화되고 귀족과 엘리트 중심의 예술 향유 계층이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면서 예술 제도가 대중화되었다. 예술에 대한 공식적 인식 자

체가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제 문화예술은 점점 대상자를 국한하지 않고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급 예술은 더 이상 단순

히 생활예술과 다르다는 주장과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는 계몽주의적 태도로 대중을 

대할 수 없게 되었고 많은 예술기관이 대중의 참여에 의존하며 대중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 

노동 소외와 실업, 불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각종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매개체로서 생활예술이 갖는 가치와 효용성이 적극적으로 인식되

기 시작했다. 즉 생활예술은 불안과 스트레스가 일반화 되어있는 현대사회의 구성

원들에게 개인적 독립성, 능동적인 창조성, 자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영역과 가능

성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웹과 스마트폰 등 상호 반응하는 매체 기술의 발달로 사용자의 위상이 높

아지고 있다. 최근의 생활예술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공간으로 활동영역을 확

대하고 있다. 누구나 기술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Media Literacy)의 증가는 생활예술이 갖는 커뮤니케이션, 공동체 형성, 자율적 

공간 확보 등의 잠재력을 가상공간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심보선과 전수환(2021)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상생활을 기반한 생활예

술은 두 가지 중요성으로 인해 주목받는다. 우선 예술가와 관객, 창작과 소비라는 

오랫동안 명확히 작동했던 경계선이 교차하고 흐려지고 있으며 이 영역 안에서 자

발적이고 자율적인 새로운 형태로 활성화된 예술활동이다. 또한 다른 한편 생활예

술 활동은 공동체 파괴, 소외감, 불안감 등 현대사회가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

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보는 것이다. 생활예술은 개개인에게는 감성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인 동시에 일상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적, 집단적으로도 

공동체간 유대를 강화시키고, 집합적 복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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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예술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기존 예술 제도의 분리를 문제 삼고 예술을 삶

과 하나가 되도록 연결시키려 한다. 생활예술은 하나의 고유한 삶의 자원으로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주체적 조직(Self Organization), 주체적 결정(Self 

Determination)과 주체적 표현(Self Expression)의 기회와 역량을 제공한다.

이제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의 감성적 역량을 가지고 공적인 무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생활문화는 창작자 중심의 정책과 대비한 문화복지의 개념으

로 사용되었다가 문화정책이 창작자 중심의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문화향유 중

심, 문화 인프라 조성 등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문화복지의 개념을 벗어나 참여적인 

문화활동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변화되었다(임재현 외, 2018). 

정광렬(2016)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생활문화 개념을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

다. 첫째, 전문예술이나 창작자 중심의 예술과 대비하여 아마추어 예술, 비공식 예

술 등으로 개념 짓는 관점이다. 1990년대 초반 향유자/시민 중심의 생활문화 진흥

이 이러한 관점을 따르고 있다. 즉, 문화학교 등에서의 각종 문화교육활동, 참여적 

문화활동 등이 있다. 둘째, 예술이라는 협의의 관점을 벗어나 문화의 다양성과 포

괄성을 수용하는 장르의 확장성 개념인 생활양식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일본에서

는 생활문화를 예술 이외의 별도 장르로 접근하고 있다. 재외문화원에서 다루는 문

화프로그램 중 한국의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공간적・시간

적 관점으로서 생활문화이다. 문화 활동은 노동시간과 분리된 여가 활동으로서 별

도의 시간에 별도의 문화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실제 생활과 분리되거나 크게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된다. 생활 속의 문화, 문화의 생활화, 문

화의 일상화 등으로 변화해온 문화정책 목표와 연관되어 있다. 넷째, 문화 활동의 

대상 및 주체성, 방식 등의 관점이다. 이는 문화의 일상성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전

문 예술인이 아닌 지역주민,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

로서 인식하는 시민문화의 관점이다. 문화민주주의, 지역문화와 직접 관련되어 있

다. 문화 활동이 수동적인 것이 아닌 수요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하며, 

동호회 등을 구성하여 창작활동을 하고, 발표, 교류 및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 방식을 이야기한다.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방식이 이러한 관점을 따

르고 있다(정광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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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광렬, 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영국의 문화이론가 Raymond Williams(2007)는 예술 자체를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하면서 예술을 통해 공동체의 삶을 다시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예술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과정이기도 

하다. 예술은 고독하고 재능 있는 개인의 창조물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타인들에게 전달되고 공유되면서 공동의 의미를 창조한다. 따라서 예술은 일상생

활,혹은 다른 사회적 삶과 분리된 영역에 놓여있지 않다. 예술은 독특하고 강렬한 

방식으로 경험을 전달하고 공통의 경험으로 확장시키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기 때

문이다.결국 예술은 그 자체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며 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개

인과 집단은 강렬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다. 동시에 예술은 다양한 사회적 삶과 

상호작용하며 공동체의 삶을 구성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생활예술의 정의는 기존의 정의와 다르다. 생활예술은 일상생

활을 하는 주민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공동의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뜻한다. 시민과 주민들은 주어진 관계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인간관계를 조직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된다. 또, 자아와 타인의 공감대

를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며 활동적 삶을 이어간다.

관점 시기 내용 및 특성

행위자 

관점

1990년대

초반

▪ 전문예술/창작가가 아닌 일반시민/아마추어의 문화활동

▪ 문화향유, 문화학교, 문화교육 등

▪ 비전문가의 창작활동

장르적 

관점

1990년대

~ 2000년대

초반

▪ 예술적・심미적 개념에서 확장된 생활양식 등 다양한 
문화활동 

▪ 전통생활문화, 가정생활문화, 정서적 취미활동 등

공간/시간

적 관점
2000년대

▪ 노동시간과 분리된 여가활동으로서가 아닌 일상생활 속
의 문화활동 

▪ 전문문화공간, 생활문화공간 등 장소 여부는 기준이 아
님

활동의 

방식 관점
2010년대

▪ 문화활동의 방식에서 주체적 활동이 기준

▪ 창작활동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문화활동 기획과 과정
의 주체적 참여가 기준

▪ 수동적인 문화강좌 등은 문화관람 등의 관점과 동일하
게 원칙적으로 제외

<표 Ⅱ-5> 생활문화 개념의 변화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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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맥락을 고려할 때 개인의 주체적 의지로 참여하는 문화예술동호회는 친

목 단체라는 자발적결사체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으며 그 역할에 대해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근대사회의 두 가지 혁명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

다. 첫째는 사회조직의 혁명, 즉 수평적 연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사체의 조직

으로 사회 구성이 변화한 것이며, 둘째는 감성 혁명, 즉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공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예술동

호회는 자신의 주관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감성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주민으로서의 덕목 모두를 교육시킨다. 예술동호회는 주체적인 조직과 결정, 표현

의 원칙에 따라 직장이나 마을, 종교와 같은 일상생활을 근거로 결성되므로 예술과 

정치, 예술과 경제, 예술과 사회를 자연스럽게 결합시켰다(심보선, 전수환, 2017, 

p.54).

  3) 국내 생활문화정책의 흐름

아마추어 동호회 활동은 문화예술 분야보다 체육활동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근대 생활체육의 효시는 1920년 조선체육회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로 엘리트 중심으로 활동하였을 뿐 생활체육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었다. 1962년 

정부가 국민체육진흥법을 정하였으나, 이 법은 형식적으로 존재하였을 뿐 실제 시

행되지는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생활체육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1981년이었다. 올림픽 개최 확정후 체육부가 창설되고 1982년 전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표됐다. 생활체육의 법률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임번장(1991)은 생활체육 또한 1985년을 기점으로 등장한 국민체육의 새로운 개

념이고, 정부가 체육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개념화한 용어라는 점에서 

방법론적 성격이 강하다고 언급하였다. 생활체육은 일상생활의 일과로 실행함으로

써 생활화한다는 의미와 일상생활에서 정규적으로 실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

고 체육을 하나의 생활 기술로 간주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인간의 기능이라

고 보는 관점, 즉 일반인의 생활 속에서 동호회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활문

화예술 동호회에서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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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활체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 각자의 취미와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자발

적으로 참여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결국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과 생활체육은 개인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국민의 삶의 질과 복

리를 증진시키므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개인적 차원

과 사회활동으로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생활체육과 생활예술

의 영역별 특성 비교는 <표 Ⅱ-6>과 같다.

자료: 심보선,전수환(2017),생활예술, 살림출판사, p.77

생활문화에 대한 정책적 흐름의 변화는 문화정책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일부 소수 계층에 한정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한다. 1993년 문화정책은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적 형평성을 

위한 문화복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2004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2014년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 진흥법｣
이 제정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면서 동호회 등의 활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문화 활동을 하도록 하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유지연, 2018). 

생활문화예술의 개념은 정책적으로 생활예술과 생활문화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다. 

구분 생활체육 생활예술 

추구목표
체육활동참여를 통한 건강한 복지사

회구현 

생활예술 참여를 통한 삶의 만

족도 향상

목표달성 

수단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통한 참여율 

학대, 자율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생활예술 환경 조성을 통한 참

여율 확대, 자율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대상 모든 사람 모든 사람

활동방법 자발적 (즐거움) 자발적 (즐거움)

활동내용 게임, 스포츠, 무용 등 그림, 음악, 춤, 연기 등

시간 자유 시간 자유 시간

장소 모든 시설 모든 시설

의도여부 자연발생적 자연발생적

이유 욕구 충족 욕구 중족

목적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표 Ⅱ-6> 생활체육과 생활예술의 영역별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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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예술은 참여정부 시절 문화부의 예술국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생활문화는 문

화부의 지역문화과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생활예술은 새 예술정책의 4대 기본방

향(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강화, 예술의 창조성 증진, 예술의 자생력 신장, 열린 

예술행정 체계 구축) 중 향유자 중심의 예술 활동 강화 추진과제로 예술교육을 통

한 문화향유능력 개발, 생활 속 예술참여 활성화, 예술의 공공성 제고를 설정하였

다. 이는 생활 속의 예술참여 활성화 대상을 일반 향수층, 아마추어, 동호인 등으

로 분류하였고 주된 사업을 문화예술교육 분야로 상정하였다. 

생활예술은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시작되어 적극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

적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예술적 경험과 감상은 생활문화예술의 궁극적인 목

적 중 하나로 이를 위한 기능적인 숙련, 결과물의 예술성은 생활문화예술을 구성하

는 중요한 요소이다.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

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

화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주민이 직업이나 전문적이 아닌 취미나 여가 활

동으로 노래나 연극, 춤, 서예, 회화 등의 문화 활동을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문화 활동을 하는 동호회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포괄적으로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이라 지칭한다. 한국의 정책에서 사용되

는 생활문화는 생활예술, 생활문화예술 등 상호 대체 가능한 용어로 쓰이고 있어 

생활문화 생활예술, 생활문화예술 등 현장에서도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강윤주, 

2014). 본 연구에서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지원활동을 위한 연구이므로 편의상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Life Culture & Arts Community로 표기하고자 한다. 

임재현, 한상현(2019)은 생활문화가 확장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다양한 연구자들

의 연구를 정리하여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체적 참여 문화활동의 증가이

다. 시민들이 정책의 대상자인 수동적 문화향유자가 아니라 주체적 문화 창조자의 

관점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서는 책을 읽

고, 강의에 참여하고 탐방하고 질문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직접적인 토론과 글쓰기 

프로그램, 토요문화학교 학생들의 글쓰기 프로그램, 학교 도서관 등에서 학부모들

이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 책을 발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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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민 문화활동 공간의 다양화이다. 문화공연은 그동안 전문적인 문화공간에서만 

구현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소규모의 커뮤니티 공간, 일상적 삶의 공간이 문

화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서관 등을 벗어나, 서점, (북)카페,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셋째, 문화 활동 분야의 다양화이다. 순수

예술 분야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문화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아마추어 예술과 전

문예술의 엄격한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계 허물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여자들도 즐기면서 하는 활동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각 영역 간 융복합은 이미 가속화되고 있다. 넷째, 스마트 미

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의 확대이다. 이러한 흐름은 시민 간의 소통 

과 협업 기반의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반면 스마트 기기의 이용이 어려운 

계층과 사용이 능숙한 계층간의 양극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4)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특성 

생활문화예술동호회(Life Culture & Arts Community) 활동은 예술활동을 직업으

로 하는 전문예술 활동이 아니라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활동하는 아마추어 예술활동

으로 정의된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를 증진시키므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사회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특징 중 하나는 문화예술 공동체의 개념이 강하다는 것이

다. Arendt(2013)는 공동체를 개인이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빛내기 위한 귀중

한 공간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 생존을 위해 오로지 노동만 

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고 하였다. 문화예술 공동체는 삶의 일상 안에서 

창작 공동체를 구성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관계 형성을 통해 예술활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문화예술 공동체는 자발적인 결사

체를 통해 공통적 관심을 가지고 지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를 말한다. ‘문화예술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지역(region), 삶(Life), 그리

고 자생성이다’라고 제시된다 (배채윤, 2011).

생활예술공동체는 흔히 예술동호회라고 불리는 소집단, 혹은 소집단들의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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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의미한다. 이들은 전문예술가들과 달리 생계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

으면서 취미로서 예술 활동에 임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예술애호가, 

아마추어 예술가로 인식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문화예술공동

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로서 생활예술이 갖는 가치

나 효용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는 생활문화예술공동체를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의 하나로, 그중에서 특히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조직된 시민 집단

이라고 정의한다. Tocqueville(1969)이 미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자발적결사체의 역

할이 크다고 제시한 이래, 시민사회 내부의 자발적 결사체들은 민주주의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구성요소로 간주 되어 왔다. Tocqueville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Putnam(1994)은‘나 홀로 볼링’에서 자발적결사체의 하나로 ‘소규모 단체’를 언

급하면서 그 구체적 사례로 문학회와 예술회 같은 생활동호회를 제시했다. 이들은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모임에서 사회적·시민적 활동으로 전환함으로써 새

로운 가치를 주목받게 된 것이다. 생활예술공동체는 예술 활동과 함께 시민 활동을 

활성화시킨 다는 점에서 그 특이점을 지니고 있다. 달리 말하면 생활예술공동체에 

대한 연구에서 핵심은 예술 활동의 고유성이 시민 활동의 동역학(dynamic)과 어떻

게 조우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 할 것이다(강윤주, 심보선, 2013).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은 동호회가 추구하는 성향에 따라 친목, 봉사, 발표, 

학습, 행사(공연/전시)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생활예술동호회는 크게 주민센

터, 문화원 등 각종 지역기관을 토대로 시작한 학습 분야 동호회와 지역과 관계없

이 공통 관심 분야 및 취미활동을 기반으로 한 생활예술 분야 동호회로 쉽게 구분

할 수 있다. 학습 분야 동호회는 교육 종료 후 취미 생활을 위한 생활문화예술 분

야 동호회로 발전하기도 한다.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이 사회참여 활동과 지역사회

의 발전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개인은 자발적으로 재미를 찾고자 생활문

화예술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고 시민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동호회 

단체 활동은 문화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자체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재사회화의 과정

을 거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채민경, 2021).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동의 배경하에 예술을 활용한 문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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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기조가 변화함으로써 태동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변화, 특

히 1990년대 이후 현대인들의 문화적 삶의 변화, 경제적 발전을 반영한 사회 조직

의 변화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생활문화예술동

호회는 자발적결사체로서 친목 모임의 목적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화와 예술을 바

탕으로 조직된 시민 집단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공식조직이

나 이익 집단 등이 수직적 결사체의 성격이 강한 반면 수평적 결사체의 조직으로 

사회 구성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적 운영원리 또한 그에 맞게 재조

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활문화예술동아리를 통해 자신의 주관성을 자유롭게 표

현할 수 있는 감성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혹은 주민으로서 위상을 의미하기에 주

관적 의지가 강한 조직이자 시민사회나 정치적 목적을 띠지 않는 자발적결사체의 

대표적 조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기존 조직이 조직원에 대한 성과와 처벌의 

효과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조직구성의 특성상 조직의 운영과 참여 및 확장을 

결정짓는 운영원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생활문화동호회의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작업은 주체적인 조직이 수평적 관계에 따라 의

사가 결정되고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결정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직장이나 마을, 

종교와 같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대외적으로 예술과 정치, 예술과 경

제, 예술과 사회를 자연스럽게 결합시킬 가능성도 높아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

에서 자발적결사체가 친목 모임으로서의 동호회라는 특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조직

의 구조상 보상과 책임이 불분명한 조직이자 수평적 연대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 내에서 조직구성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을 확인해보는 측

면에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사회 

조직구조의 변화와 미래의 조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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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직지원인식

  1) 조직지원인식의 개념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이란 조직이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며, 구성원들의 복지 향상에 책임을 짐으로 구성원들이 

형성하게 되는 믿음으로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복지와 안녕에 대해 조직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믿는 것이다(Eisenberger et al, 1990), 이를 비공식 자발

적 조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생활문화예술 관련 활동

을 할 경우 조직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통해 동호회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는 것으로 개념 지을 수 있다. 이는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몰입 연구를 통해 개발된 개념으로서 의인화된 조직이 구성원에게 몰입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구성원의 지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조직지원인식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조

직에 몰입할 수 있게 되며, 조직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구성원은 정서

적 몰입이 더 높아지고, 조직에 보답해야겠다는 의무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Gouldner,1960; Blaw,1964).

한편 조직지원인식을 하기 전이라도 조직구성원이 행하는 조직내의 역할 외 행동

에 대해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의 개념이 사용된다. 

이는‘자유재량 행동으로 조직의 공식적인 보상시스템에 의해서는 공식적 또는 직

접적으로 인식되지는 않으나, 실질적 조직 활동에서 조직의 유효성을 증진시키는 

조직 구성원의 역할 외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진윤희, 김성종, 2016).

조직시민행동은 행동에 대해 명시적인 보상이나 처벌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신

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기술서상에 명시된 부분을 넘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자발적 행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최소연, 2005).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요인이면서 자발적이며 대가와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조직에서 필요한 행동이므로 자발적 조직행동과는 구별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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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이희자, 1998).

류은영, 류병곤(2015)은 조직시민행동을 개인의 업무수행 책임을 넘어서,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기적인 면 없이 동료들을 도와주며, 예상치 못한 업무의 부담

을 잘 이겨내면서 적극적으로 조직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조직시민행동을 조직의 직무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를 넘어, 조직을 위해 과업 수행

을 지원하는 사회적, 심리적 맥락의 유지와 강화에 기여하는 행동으로 보는 정의도 

존재한다.

공식조직이나 비공식조직에서도 흔하게 만연하는 조직지원인식의 개념은 보상과 

처벌이 엄연히 존재하는 조직내에서도 역할 외 조직이라는 형태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보상과 처벌이 불분명한 비공식 자발적 조직 내에서는 조직 운영의 직접적이

고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발적 비영리조직

으로 대표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성과와 처벌 없이 조직 구성원의 역할 외 

행동을 부수적이거나 열외적인 요소로서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이를 핵심적인 독립변수로 세우는 일은 여타 

조직에 대해 이같은 변수들이 차지하는 역할을 더욱 깊고 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

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조직지원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조직지원인식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연구되었으며 연구들은 조직지원인식을 하

게 됨에 따라 구성원들의 자세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다양한 형

태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가 작성한 선행연구는 <표 Ⅱ-7>과 같다. 

저자 (년도) 내용 및 연구 

 Eisenberge (1986)
⦁구성원들의 공헌도와 가치를 조직이 인정하고 지원함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짐을 실증함 

 Eisenberger,Fasolo ⦁조직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 

<표 Ⅱ-7> 조직지원인식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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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공식조직이나 비공식조직에서도 보여지는 조직지원인식의 개념은 보상과 처벌이 

엄연히 존재하는 조직 내 역할 외에도 조직이라는 형태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보

상과 처벌이 불분명한 비공식 자발적 조직 운영의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따라서 비영리 자발적결사체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에서 성과와 처벌 없이 조직 구성원의 역할 외 행동을 부수적이거나 열외적인 요소

& Davis–LaMastro

(1990)

⦁직무만족, 직무몰입, 직무수행능력, 혁신적 제안 등이 높

아지는 정적인 관계

⦁이직 의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

Aryee & Tan, (1992)

⦁조직과 구성원 양자 간에 소통과 믿음으로 이루어진 승진, 

임금인상 등의 보상 조직지원인식의 신뢰도 

⦁구성원들의 조직몰입도가 높아지고 업무태도와 조직성과에 

크게 영향을 끼침을 검증 

한진환(2006)

⦁조직지원인식은 구성원에 대한 조직의 몰입, 관심, 배려 

등이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에 몰입하게끔 하는 것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검증

최석봉, 김규덕

(2012)

⦁조직문화 유형 및 협력적 노사관계와 조직성과(직무만족,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조직지원인식

⦁협력적 노사관계와 조직성과를 긍정적으로 조절한다는 것

을 실증함 

김도형, 서균석, 

김태형 (2011)

⦁조직지원인식이 내용적, 구조적 경력 정체와 이직 의도간

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한다는 검증

박동수, 김윤성 

(2003)

⦁조직지원인식을 정서적 지원과 수단적 지원으로 측정 

⦁정서적 지원은 절차공정성이 계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동료와의 의사소통만족이 계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완

전 매개

⦁수단적 지원은 동료와의 의사소통만족이 계속적 몰입에 미

치는 영향에서 완전 매개함을 밝힘

이종찬(2010)

⦁조직지원인식에 분배 공정성과 의사결정 참여가 긍정적인 

직접 효과를 나타남 

⦁조직지원인식을 독립변수로 사용할 때 역시 정서적 몰입과 

직무만족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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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이를 핵심적인 독립변수로 세우는 일은 여타 조직에 대해 이 같은 변수들이 차지하

는 역할을 더욱 깊고 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공식적지원과 비공식적 지원

    (1) 공식적 지원

조직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구분은 통상 공식적인 지원과 비공식

적인 지원으로 구분한다. 공식적 지원체계는 조직의 구조 내에서 기능하는 서비스

를 의미하는, 비공식 지원체계는 가족, 친구와 같은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적 지원체계는 업무 지향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이고 표준화되어 있으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없는 한계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자발적결사체 조직인 동회회의 지원에 목적이 있으므로 직

장내 동회회의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동호회의 공식적인 지원은 사회

교환이론에서도 언급한 대로 동호회가 동호인에게 줄 수 있는 이익 즉 정서적, 평

가적, 정보적, 도구적 자원이며, 동호회가 제공하는 자원의 대가로 동호인들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족할 만한 성과와 충성심을 제공하는 상호교환적 지원

을 제공한다고 본다. 동호회의 공식적 지원은 동호회의 회칙, 명단, 기수부여, 공

간과 도구의 이용제공, 정기적 모임, 정기공연 및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며, 동호회

가 가진 인적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혼자 힘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 충분한 금전적 투자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자원을 동호회가 공식적으

로 지원해주고 있다. 동호회의 회원 수가 확보되고 동호회의 회칙 및 정기적 총회

를 통해 회원들의 의사결정 기회가 제공되는 동호회라면 동호인의 자긍심이 높아지

고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반면에 적은 수의 회원과 비정기적 모

임 부족한 인프라 수준의 동호회라면 제공받는 지원에 비해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

고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탈퇴가 용이한 동호회의 특성상 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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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동호회의 공식적 지원은 체계적인 

조직구조의 확보에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동호회원들은 공식적인 

지원을 통해 개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일치할 

때 더욱 조직에 몰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비공식적 지원

동호회 조직의 비공식지원은 조직의 표준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

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존중감, 신뢰, 배려, 경청등의 행동이다. 운영진의 

인적 자원으로부터 제공되는 배려, 비용이 없는 도움, 정서적 도움으로 보았다. 가

족 친화적 조직지원에 관한 연구에서 김효선과 차운아(2009)는 공식적인 조직지원

(복리후생, 경력 유연제 등)과 비공식적인 조직지원(상사의 배려)이 선택적으로 조

직몰입과 이직의도에 각각 정(+)과 부(-)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동호회의 경우 보상과 처벌이 불분명한 비공식 자발적 조직 내에서는 조직 운영

의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돈을 버는 일도 아닌데 오히려 비용

을 써가면서 활동하는 독특한 조직 형태로 동호회원들이 느끼는 비공식지원이라고 

느끼는 지원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원획득을 얻었을 때라고 할 수 있다. 

동호회의 운영진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기량 향상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는 

등의 형태로 행해지며 운영진은 동호회원들을 격려하며 발전을 돕는 것으로 정의된

다. 동호회 운영진은 회원들 개인의 동호회 생활에 관한 관심과 걱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된다. 운영진과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동호회원의 안

녕과 기량 개발을 돕고, 가치를 부여하면 조직과 동호회원 간에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자원이다.

기존회원들이 신입회원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을 때 신입회원들은 동호회에 

감사하는 마음과 존중감을 나타내며 이탈하지 않고 계속 회원으로 유지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비공식적 지원을 통해 동호회원들은 사회적 관계가 보다 활발해지고 

기술 습득이나 관심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

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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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직몰입

  1) 조직몰입의 개념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으로서 조직과 개인이 일체감을 느끼면서 동일시하는 관점

에서 행동과학자들과 경영학자 등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조직을 떠나지 않고 

조직에 애착심을 가지며 지속적이자 안정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일체감과 행

동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조직몰입이 중요한 요소로 관심을 받는 이유는 조직몰

입이 조직유효성 예측에 있어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몰입의 정의는 1960년대 연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

되고 진행되었다. 조직에서 근속하는 동안 부수적 투자(side-bets)에 의해 활동의 

연속선상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쌓여서 몰입되는 형태로 Becker(1960)의 이론에 근

거하여 정의했다. Buchanan(1974)은 조직의 목표 및 가치에 대하여 관련된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조직을 위해 조직구성원의 목표와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

고 받아들여 자신의 역할을 구성원의 심리적 통합에 몰두하며 애착 정서인 충성심

을 바탕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했다. 

Meyer와 Allen(1984)이 심리적 애착의 개념으로 세 가지 변수 요인으로 발전시켜 

조직몰입의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접근을 도모했다. Weiner(1982)는 규범적인 관점

에서 정의하였는데 조직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유도하는 내재화된 규범적

인 압력(pressure)이라고 하였다. Meyer와 Allen(1987)은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정의하며 조직몰입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정서적 몰

입은 개인이 조직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 소속감, 자부심, 충성심 등과 같은 감정

을 통하여 조직에 대하여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애착의 정도이며, 지속적 몰입은 

자신이 속한 조직을 떠나는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조직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경험의 정도이며, 규범적 몰입은 조직의 목

표, 조직의 가치 및 사명의 내면화를 통해서 조직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리

적인 애착의 정도를 말한다. 이후 Allen과 Meyer(1990)의 조직몰입의 정의는 조직 

구성원과 조직 간의 심리적 연계로 발전하였다(권혁삼, 2021). 



- 42 -

조직몰입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Ⅱ-8>와 같다. 

자료: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2) 조직몰입의 구성 요인

조직몰입은 일차원성 개념에서 계속된 연구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다차원적인 

요소로 나누어 설명되기 시작했는데, 행위적, 태도적 몰입으로 나누어 검증되기 시

작했다. Salanick(1977)은 조직몰입이란 개인 자신의 자발적 참여와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행동이며 좋아하는 무언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직에서의 몰입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조직에 도움이 되는 것과 조직에 

년대 연구자 정 의 

1960 Becker
⦁조직에서 근속하는 동안 부수적 투자(side-bets)에 의해 

활동의 연속 선상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쌓여서 몰입되는 형태

1974 Buchanan
⦁조직의 목표 및 가치에 대하여 목표와 관련된 자신의 역할과 

조직 자체를 위하여 조직구성원이 가지는 정서적인 애착

1982 Weiner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내재화된 규범적 힘의 총체

1984
Mayer &

Allen

⦁심리적 애착의 개념으로 세가지 변수 요인으로 발전시켜 조직

몰입의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접근

1997 양창남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해 동일시(identification),

⦁몰입(involvement), 일체감, 애착심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와 수용

⦁조직을 위해 애쓰려는 의사,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강한 의지

1999 김정주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하여 갖는 태도 

⦁조직구성원으로 남아서 조직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의지

2000

최종인, 

이진규,

김강중

⦁구성원이 자신의 조직에 대해 사로잡히거나 몰두하는 것

⦁조직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일체감

<표 Ⅱ-8> 조직몰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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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며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개인적 특성과 행동에 기인해서 조직몰입이 나타나는 것이고 후자는 조직이 제공

하는 것에 대한 만족과 그것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 간의 상호 교환적 필요성이 반

영되어 검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직몰입을 하나의 감정적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개념으로 구분한 

Allen과 Meyer(1990)는 조직몰입을 조직구성원 자신이 속한 조직에 애착을 가지고 

조직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와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의지라고 하며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을 통하여 Allen & Meyer(1990)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판별타당도를 입증하였다. 다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성질은 각각 다른 별개의 

차원이 아닌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유지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으로 개념화했다. 정서적 몰입은 바램(want) 

때문에, 지속적 몰입은 필요성(need) 때문에 그리고 규범적 몰입은 책임 때문에 

형성되므로 상호배타성과 상호독립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Meyer 1993)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정서적 몰입은 가장 널리 논의되고 있으며, 조직에 대하여 구성원이 느끼는 심리

적 애착심 즉, 충성심, 호의 따뜻함, 소속감, 다정함, 행복감, 유쾌함 등과 같은 

감정을 통해 정서적 애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몰입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

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실증연구의 다양한 범위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수용하고 조직과 일체감을 갖는 것이다. 

Salanick(1977)는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서 자신의 행위에 구속되며 그 행위를 통

해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구속되는 상황이라 하였다. 이런 현상은 조직을 선택한 

동기가 확실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자의성이 클수록 몰입이 높아진다고 하였

다. Meyer와 Allen(1991)은 정서적 몰입이 개인들의 감정적 판단에 따라 형성된 것

으로 개인의 특성이나 직무 경험으로 얻어지며 조직에서 성취감을 이루며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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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구성원은 그렇지 않은 구성원보다 정서적 애착이 더 크고 조직에 남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정서적 몰입은 개인이 조직과의 관계를 손익의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애착으로 발현되는 자발적인 몰입이라고 하였

다.

    (2)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지속적 몰입은 개인이 그동안 조직에 몸담으면서 시간, 노력 등의 비용을 투자하

였기 때문에 조직을 떠나면 손해가 날 것임을 인식하여 조직에 남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 교환적 판단과 필요에 따라 조직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을 이탈하면 

손실 비용이 크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으로 잔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개

인적 경험으로 인해, 조직을 떠나면 그동안 축적된 교환관계나 다양한 이해관계 요

소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인지하게 될 때, 조직에 남는 결정을 하게 된다. Allen과 

Meyer(1990)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조직에 소속되어 느끼는 일체감의 정도이며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 및 가치관을 수용하고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

고자 하는 정서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남았을 때 생기는 조직구성원의 부수적 보수나 보상을 지

속시키기 위하여, 조직이탈로 발생하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조직

이탈과정에서 대안적 선택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직몰입을 하는 것이다

    (3)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

규범적 몰입은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의 의무에 대한 구성원의 믿음으로 

정의된다(Allen & Meyer, 1990). 조직에 대한 의무감에서 생성되며, 계속적 몰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권한을 동일시하고 조직규범을 내재화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규범적 몰입은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도

덕적 의무감 때문에 조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는 것으로써, 조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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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이득을 위한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고 행동하는 내적인 규범체계 라고 정의 한

다. Meyer & Allen(1991)은 규범적 몰입은 구성원이 사회교환적 보상과 만족에 크

게 관계없이 조직에서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믿거나 도덕적으로 조직에 대해 갖는 

강한 의무감이 강한 구성원은 조직에 소속된 이상 조직에 남아 계속적으로 근무하

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규범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은 상호 관련성이 있지만, 독립적으로 두 가지 모두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두 가지 모두가 약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규범적 몰입은 책임감, 의무감, 소명의식, 사명감 등에 기초하여 정서적 몰입과

는 다른, 비용이나 혜택과 같은 보상이 따르는 지속적 몰입과도 차이가 존재한다.

  3) 조직몰입의 선행연구 

조직몰입의 선행연구는 1970년대 중반 이후에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선행변인과 

결과 변인을 밝히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Steers(1977)의 연구에서는 심리

학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조직몰입의 관점을 검증하였고, 선행변수는 개인적 특성, 

직무특성, 작업 경험을 선행변수로 검증하려 했다, 즉 성취욕구, 교육수준, 조직 

신뢰성, 집단태도, 등이며, 결과변수로는 근속욕구, 지속적 참여의지 등을 제시하

였다. 

Sims & Kroeck(1994)는 병원 종사자 66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통해 윤리 풍토

와 기금까지 가지고 있는 윤리 풍토가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 의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윤리 풍토는 법률형, 배려형, 규칙형, 윤리풍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윤리풍토가 높은 일치도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Brown(1996)는 Meyer & Allen(1990)이 제시한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을 이용하여 조직몰입에 이르는 이론적 과정을 제시하였다. Cullen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전화국 종사원 411명, 회계법인 종사원 139명을 대상으로 

윤리풍토가 그들이 지각하는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려 했고, 조직몰입의 

연구 결과 박애주의 윤리풍토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기주의 윤리풍

토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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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허재일(1997)은 6개사의 제조업체와 3개사의 서비스업체의 

종사원 262명을 대상으로, 윤리풍토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배려

형, 도덕형, 절차형, 자기 이익형, 규범형, 회사이익형의 6가지 윤리 풍토가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고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이학종․이종건(2000)의 연구에서는 제조, 서비스, 금융유통업 종사자 136명을 대

상으로 조직몰입에 관해 연구하여 규범형, 개인 도덕형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규정절차형, 자기이익형, 회사이익형 조직몰입에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조직몰입의 선행연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Ⅱ-9>와 같다.

저자(년도) 결정요인/하위차원 분류

Mowday, Steers, & 

Potter(1979)

▪ 조직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마음(willingness)

▪ 조직에 대한 자기 동일시(Identification)

▪ 조직에 남아 있으려는 강한 욕구(attachment)

Cook & Wall(1980)

▪ 동일시(Identification) 

▪ 참여(involvement)

▪ 충성심(loyalty)

O’Reilly & 

Chatman(1986)

▪ 도구적 참여(reflecting or adopts)

▪ 소속감을 위한 동일시(perspective of the organization)

▪ 가치내면화(psychological attachment felt)

Brickman(1987)
▪ 탐색(exploratory)  ▪ 시험(testing)

▪ 열정(passionate)   ▪ 평온(quiet)  ▪ 통합(integral)

Meyer & Allen(1991)

▪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 지속적 몰입(continuous commitment)

▪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

Zangaro(2001)

▪ 도덕적 몰입(morally commitment)

▪ 계산적 몰입(calculatively commitment)

▪ 이질적 몰입(alienatively commitment)

Okabe(2005)

▪ 기꺼이 노력하려는 의지(willingness)

▪ 민족문화의 영향(national culture)

▪ 제도적 환경(instrumental environment)

<표 Ⅱ-9> 조직몰입을 분류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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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최윤성.박영임.정계현(2014)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통해 Meyer & 

Allen(1991)의 선행연구 중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을 종속변수의 변인으로 연

구하려 한다.

Liou(2008)

▪ 조직에 대한 믿음(bound)

▪ 상호작용과정 (interactive processes)

▪ 목적수용성(acceptance)

▪ 조직을 향한 기여의지(willingness)

▪ 조직에 잔류하려는 의지(strong desired to mai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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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설계 및 방법 

 1. 연구가설 

  1) 조직지원인식과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조직지원인식은 조직내 이루어지는 공식적 지원과 비공식

적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공식적 지원은 조직의 표준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동호회의 회칙, 명단, 기수부여, 공간과 도구의 이용제공, 정기적 모임, 정기공연 

및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며, 동호회가 가진 인적 인프라를 제공함에 따라 혼자 힘

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 충분한 금전적 투자를 해야만 얻

을 수 있는 자원을 동호회가 공식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비공식적 지원은 조직의 표준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존중감, 신뢰, 배려, 경청등의 행동이다. 운영진의 인적자원으로

부터 제공되는 배려, 비용이 없는 도움, 정서적 도움으로 보았다.

조직의 지원이 Mayo (1931)의 호손(Hawthorn)공장의 실험에서 인간관계론 실험 

이후에 Barnard (1962) 등에 의해 검증된 결과와 같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소속

감, 동료의 인정, 의사소통 등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생할문화예술동호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이 순기능적 유용

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1 H1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공식적 지원은 참여자의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H1-1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공식적 지원은 참여자의 정서적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H1-2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공식적 지원은 참여자의 학습적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H2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비공식적 지원은 참여자의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H2-1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비공식적 지원은 참여자의 정서적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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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직지원인식과 조직몰입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이 조직의 정서적, 지속적 몰입에 미

치는 영향과의 관계를 가설로 제시하였다. 한진환(2006)의 연구에서도 조직지원인

식은 구성원에 대한 조직의 몰입, 관심, 배려 등이 구성원이 조직에 몰입하게끔 하

는 것이라 설명하며, 이러한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박동수, 김윤성(2003)은 조직지원인식과 조직공정성, 

의사소통 만족 및 조직몰입 간의 관계 연구에서 조직지원인식을 정서적 지원과 수

단적 지원으로 측정하였으며, 정서적 지원은 절차공정성이 계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동료와의 의사소통 만족이 계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고, 수

단적 지원은 동료와의 의사소통 만족이 계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 매개

함을 밝혔다.

가설 2-2 H2-2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비공식적 지원은 참여자의 학습적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H3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공식적 지원은 참여자의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H3-1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공식적 지원은 참여자의 정서적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H3-2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공식적 지원은 참여자의 학습적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H3-3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비공식적 지원은 참여자의 정서적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H3-4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비공식적 지원은 참여자의 학습적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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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과 조직몰입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을 크게 세 가지의 유용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서적

인 유용성이 있다. 구성원들은 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높이고, 구성원들과 정서적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되는데 정서적 순기능을 통해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 한영춘

(1984)은 비공식조직이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높이는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켜 사회

적인 만족감을 얻게 한다고 제안하였다.

둘째로는 비공식조직은 의사소통적인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비공식조직은 구성

원들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유로워지며 상호교류가 활발해지는 기능이 있다 Barnard 

(1962). 원만한 대인관계 수평적 의사소통을 통해 구성원들의 만족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했다. 셋째로 비공식조직의 학습적 유용성이 중요한 원천이 된다. 학습과 정보

를 목적으로 비공식조직이 형성될 수 있으며, 학습이 목적이 아닌 경우도 상호작용

을 통해 관련된 지식을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학습을 공유한

다(한영춘, 1984).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을 통해 조직몰입에 긍적적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4)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의 매개효과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이 조직의 정서적, 지속적 몰입에 미

가설 4 H4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은 조직몰입에 
            유의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H4-1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정서적 유용성은 참여자의 정서적 몰

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H4-2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정서적 유용성은 참여자의 지속적 몰

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H4-3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학습적 유용성은 참여자의 정서적 몰

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4 H4-4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학습적 유용성은 참여자의 지속적 몰

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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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과의 관계를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을 매개하여 조직몰입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Barnard(1962)는 구성

원의 결합력 향상 및 심리적 욕구 충족을 통한 사회적 만족감을 제시하였고, 

William, Monczka, Newstrom(1973)은 집단 응집력이 높아지고 구성원의 소속욕구 

충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영춘(1984)은 권한 관계가 수

평적, 상향적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자유로운 상호작용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

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근거하여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조직지원이 조직몰

입에 이르는 매개 관계를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으로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모형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결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참여자는 조직의 공식적, 비공

식적 지원이 동호회원에게 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을 매개변수로 조직몰입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연구의 가설을 바탕으로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Ⅲ-1>과 같다.

가설 5 H5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공식적 지원은 조직의 정서적 유용성을

 매개로 하여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1 H5-1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공식적 지원은 참여자의 정서적 유용성

을 매개로 하여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2 H5-2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공식적 지원은 참여자의 정서적 유용성

을 매개로 하여 지속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H6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비공식적 지원은 조직의 학습적 유용성

을 매개로 하여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1 H6-1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비공식적 지원은 참여자의 학습적 유용성

을 매개로 하여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2 H6-2
생활문화예술 조직의 비공식적 지원은 참여자의 학습적 유용성

을 매개로 하여 지속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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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지원

정서적

유용성

정서적 몰입

공식지원

학습적

유용성

H3-1

H3-3

H1-1

H1-2

H2-2

H4-1

H4-4

지속적 몰입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

조직몰입

H2-1

H4-2

H4-3

H5-1, H5-2

H6-1, H6-2

H3-2

H3-4

<그림 Ⅲ-1> 연구모형

 3. 변수들의 정의와 설문 설계 

본 연구는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독립변수로는 조직의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 매개변수로는 학습적 유용성, 정서적 유용성, 종속변수로는 조직의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을 각 요인의 변수로 실증적 방법연구로 설문 조사하여 

가설을 성립하고 검증하려 한다.

  1) 공식적 지원, 비공식적 지원의 설문 설계   

    (1) 공식적 지원활동

공식적 지원활동과 비공식적 지원활동은 개념적 혹은 이론적 증명을 위하여 둘 

다 지원활동으로 언급되며 공식적인 수준에 의해서 구별된다. 공식적인 절차 수준

에 따라 구별된 공식적인 지원활동은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은진, 

조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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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공식적 지원활동으로 ①의사결정 권한 제공 ②정보제

공③참여 기회 제공 ④공간제공 ⑤인프라 제 공 ⑥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6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

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

도로 되어 있다. 높을수록 공식적인 지원활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비공식적 지원활동 

비공식적 지원활동은 박지원(1985)이 개발한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기

능적 사회적 지지)를 측정 도구로 연구 목적과 대상에 맞게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행위의 속성을 네 가지 하위영역, 즉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나누어 측정한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5개의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①정서적 지원 ②학습적 지원 

③복지지원 ④ 귀속감지지 ⑤ 교류 지원 항목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

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측

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비공식적 지지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의 설문 설계   

국내연구 중 비공식조직의 유용성을 매개로 측정한 오세진(2012)의 연구를 중심

으로 비공식조직의 유용성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1) 정서적 유용성 

정서적 유용성은 구성원들이 비공식조직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비공식조직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과 소속감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정서적 유용성 척도는 심리적 애착 

척도를 활용해 오세진(2012)의 설문 문항에 최윤정(2014)의 설문을 수정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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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 문항은 총 5문항으로“나는 비공식조직에 속해 있음을 

느낀다.”,“비공식조직은 나의 일상생활 중 한 부분이다.” 연구에서의 신뢰도계

수(Cronbach' α)는. 864였다. ①친근감 ②신뢰감 ③동기부여 ④배려 ⑤ 수평적 관

계 항목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

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되어 있

다.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유용성의 지지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학습적 유용성  

학습적 유용성은 구성원들이 조직 활동에서 얻은 노하우, 지식, 기량 등의 교환 

및 성장 인식이라고 정의하였다. 학습적 유용성은 Edmondson(1999)의 팀 학습 척도

를 박종혁(2009)의 설문 문항을 재구성하여 사용한 5개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 문항에는 “구성원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량들을 배운

다.”, “비공식조직을 통해 나의 개량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다.”와 같은 문

항이다. ① 기량향상 ②학습제언 ③목표공유 ④ 학습 도전과제 ⑤ 기량 평가항목으

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

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되어 있

다.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적 유용성의 지지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조직몰입의 설문 설계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구성원이 갖는 감정적 애착과 조직과의 일체감을 말한

다. 조직몰입은 구성원이 조직에 정서적으로나 지속적으로 몰입하면서 조직에 몰두

하는 정도를 말한다. 조직몰입의 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은 연구검증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으로 구분한 종속변

수요인으로 조직몰입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eyer & Allen(1991)의 측정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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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중 박승택(2007), 변민규(2018), 최윤정(2014), 권혁삼(2021)의 설문을 재구성

하여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조직몰입은 설문 문항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정서적 몰입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은 정서적 몰입은 설문 문항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것은 조직몰입의 연구 목적에 맞게 각 5개의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정서적 몰

입 ①소속감 ②가치 ③헌신 ④애착심 ⑤관계 향상 항목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

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유용성과 학습적 유용성의 지지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지속적 몰입 

지속적 몰입의 설문 설계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각 5개의 문항을 수정 및 보

완하여 ①학습성과 ②수용 ③ 도덕적 의무 ④자아실현 ⑤공헌 항목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

점), ‘보통이다’(3점),‘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

도로 되어 있다.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유용성과 학습적 유용성의 지지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 설계는 <표 Ⅲ-1>과 같다.

변수 측정문항 비고 

독립 
변수 

공식적
지원

조직은 적정한 규정과 절차에 근거해 권한 제공
홍은진 

(2008)조직은 가치관과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 기회 제공

<표 Ⅲ-1> 변수들의 정의 및 설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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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료수집 및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문헌조사와 사전 조사(pretest)를 거쳐 설계되었

조직은 목표한 결과 달성을 위해 재정적, 인적 지원

조직은 필요한 교육과 프로그램 제공

적절한 공간 과 충분한 이용 시간 제공

의사결정 권한 제공 

비공식적 
지원

조직은 개인적인 배려와 필요할 때 도움을 줌

박지원

(1985)

조직은 개인 또는 소모임을 통해 기량향상에 도움을 줌

조직은 구성원들의 기념일을 잘 챙김

나의 개인적인 사정을 배려해 주고 도움

조직은 정기모임 외 친목 모임

매개 
변수 

정서적 
유용성

구성원들이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해서 신뢰함 오세진외

(2012)

최윤정외

(2014)

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구성원들이 용기를 주어 감

사함

개인적인 문제나 고민을 외면하지 않음

나이, 성별 등을 구분하지 않는 수평적 관계가 편안함

모임이 있는 날이 즐거움

학습적 
유용성

구성원의 격려에 자신감이 생김
오세진외 

(2012)

박종혁

(2009)

목표 공유로 긍정적 마음을 갖게 됨

기량향상이라는 평가가 성취감을 높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도전 의식 

 혼자서 할 수 없던 것을 함께해서 기량이 늘어남

종속

변수

정서적 

몰입 

다른 일정보다 우선적으로 일정을 잡음
박승택

(2007)

변민규

(2018)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추천함

조직 외부 행사에 자발적 참여

자발적 노력과 봉사에 나의 시간을 쓸 의향

관혼상제에 상부상조함 

지속적 

몰입 

조직의 운영진으로 참여
최윤정외

(2014)

권혁삼 

(2021)

조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아깝지 않음

구성원으로 분배받은 역할에 충실

회비 지급을 밀리지 않는다

조직 전통 계승에 책임감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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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추출한 측정 문항은 실증분석을 위하여 기초 설문지를 구

성하고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예비조사를 토대로 측정 문항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수정 보완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적 검증을 위한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법(structured questionnaire)을 활

용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조직의 공식적, 비공

식적 지원, 학습적 유용성, 정서적 유용성, 조직몰입, 인구 통계적 특성 등에 대한 

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1차적으로 개발된 설문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참여

자를 대상으로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표본 특성, 조직의 지원,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 조직몰입,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항목의 측정과 관련해 표본 

특성 관련 항목은 명목척도를 이용하였고, 나머지 변수들의 측정 항목은 모두 리커

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례  장르  참여 분야   
활동 

경력  
지역 전공

참여자 1 음악 제주 도민 윈드 오케스트라 단원 2년 제주 O

참여자 2 음악 성미산 마을 오케스트라 단원 10년 도외 X

참여자 3 전통 풍물굿패 신나락 대표 30년 제주 X

참여자 4 전통 성미산 풍물패 패장 25년 도외 X

참여자 5 음악 하나아트 대표/ 전통음악 30년 제주 X

참여자 6 문학 살면서 주택 문학 동아리 회원 25년 도외 X

참여자 7 문학 와산리 눈뫼가름 책 모임 운영자 5년 제주 O

참여자 8 무용 탱고 모임 회원 7년 도외 X

참여자 9 무용 트러스트 장애, 비장애 무용단 대표 35년 도외 O

참여자 10 미술 유화 그리기 모임 회원 5년 제주 X

<표 Ⅲ-2> 예비조사 인터뷰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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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특성은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인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에 관

한 4개 문항과 조직의 인원수, 활동기간, 참여 빈도, 활동 동기, 참여 분야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의 공식 지원은 6개 문항, 비공식적 지원은 5개 문

항, 정서적 유용성 5개 문항, 학습적 유용성 5개 문항, 조직몰입 10개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최종설문지 구성은 <표 Ⅲ-3>와 같다.

연구변수 문항 척도

표본특성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4 명목척도

활동특성

조직 인원수, 

활동기간, 

참여빈도, 

활동동기, 참여분야

5 명목척도

조직지원
공식적 지원 6

리커트 5점 

척도

비공식적 지원 5

유용성 

지각

정서적 유용성 5

학습적 유용성 5

조직몰입 정석적 몰입, 지속적 조직몰입 10

<표 Ⅲ-3> 설문지구성

사전 조사의 인터뷰 대상자의 특징은 제주도 및 도외 지역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을 하는 대표 또는 임원 등 운영진을 대상으로 설문 문항의 변별력을 조사하였

다. 예비조사를 거친 후 본 조사를 위한 최종 설문 항목을 확정하였다. 

2차 본 조사는 2023년 5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는 총 250

부를 배포하여 250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자 7명을 제외하여 최종적 유효 

표본으로 243부의 설문을 실증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응답자와의 1:1 대면 면접을 통하여 응답오류를 사전에 예

방하고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글 폼(Google forms)으

로 작성하여 SNS를 통해 각 동호회 단체 방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모집단은 생활예술동호회활동을 하는 참여자 단일모집단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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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특성은 다음〈표 Ⅲ-4〉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36.2%, 여성이 63.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39.9%, 40대 

21.0%, 10대 13.2%, 60대 이상 12.3%, 30대 10.7%, 20대 2.9%로 나타났다. 직업별

로는 회사원 22.2%, 예술·창작인 16.0%, 학생 14.8%, 기타 11.5%, 주부 10.7%, 전

문직 9.9%, 자영업 8.6%, 공무원 4.9%, 농림축수산업 1.2%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제주시 동지역 39.5%, 도외 35.8%, 제주시읍면 18.1%, 서귀포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3.3%씩을 보였다.

참여조직 인원수는 10-19명 25.5%, 10명 이하 24.7%, 50명 이상 18.1%, 20-29명 

16.9%, 40-49명 9.5%, 30-39명 5.3%를 보였다. 활동기간은 21.4%, 1년 이내 21.0%, 

6-10년과 10년이상이 각 19.8%, 4-5년 18.1%의 기간을 보였다. 활동 조직은 전통 

23.5%, 음악 21.4%, 문악 7.0%, 무용 5.3%, 연극 4.1%, 체육 3.7%, 미술 2.9%, 사

진 1.6% 외 기타가 30.5%로 나타났다. 활동의 동기는 예술적, 지적욕구 만족 

42.8%, 스트레스와 긴장해소 21.4%, 기타 12.8%,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 10.7%, 지

역공동체 소속감 7.0%, 건강을 위해 2.9%, 다른 사람을 도움 2.5%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수(명) 비율(%)

성별
남성 88 36.2

여성 155 63.8

연령

10대 32 13.2

20대 7 2.9

30대 26 10.7

40대 51 21.0

50대 97 39.9

60대이상 30 12.3

직업

학생 36 14.8

회사원 54 22.2

전문직 24 9.9

공무원 12 4.9

자영업 21 8.6

예술,창작인 39 16.0

<표 Ⅲ-4> 표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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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수산업 3 1.2

주부 26 10.7

기타 28 11.5

거주지

제주시동 96 39.5

제주시읍면 44 18.1

서귀포시동 8 3.3

서귀포시읍면 8 3.3

도외 87 35.8

참여조직

인원수

10명이하 60 24.7

10-19명 62 25.5

20-29명 41 16.9

30-39명 13 5.3

40-49명 23 9.5

50명이상 44 18.1

활동기간

1년이내 51 21.0

1-3년 52 21.4

4-5년 44 18.1

6-10년 48 19.8

10년이상 48 19.8

참여빈도

주2회아상 165 67.9

격주 11 4.5

월1회 23 9.5

불규칙 44 18.1

활동분야

음악 52 21.4

미술 7 2.9

연극 10 4.1

사진 4 1.6

무용 13 5.3

문학 17 7.0

전통 57 23.5

체육 9 3.7

기타 74 30.5

활동 동기 스트레스와 긴장해소 52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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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개념 간의 가설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고, 기본적으로 구성 개

념 간의 관계 또는 구성개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분

석기법들을 선택하여 혼용하였다. 검증을 위해 빈도분석, 기술분석, 탐색적 요인분

석,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증을 통하여 통계적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고, 기본적으로 구성 개념간의 관계 또는 구성개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분석기법들을 선택하여 혼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념들에 대하여 검증된 측정

항목을 사용하고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항목

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신뢰성은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 의존가능성 등으로 표현할 수 있

는 개념이다. 따라서 신뢰성이란 유사한 측정도구를 혹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

하여 동일한 개념을 반복 측정하였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사

회과학분야에서 신뢰성 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내적 일관성에 의한 척도

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Cronbach’α 값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성 

계수인 알파 계수의 값이 0.6 이상이 되면 신뢰성이 높다고 본다. 타당성은 측정하

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의미하는데, 그 평가 방법에 따라 내용타

당성, 기준에 의한 타당성, 판별 타당성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예술적, 지적욕구 만족 104 42.8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 26 10.7

다른 사람을 도움 6 2.5

지역공동체 소속감 17 7.0

건강을 위해 7 2.9

기타 31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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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후 변수들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과구조의 통계적 유의미도와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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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측정 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설문문항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

뢰성 검정(크론바흐α)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많

은 문항들을 가능한 적은 수의 요인으로 축소 또는 추출하는 주성분분석을 실시하

였고, 요인의 회전은 요인 간 상호독립성을 유지하여 회전하는 베리멕스 방식

(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였다. 요인수의 결정은 고유값(eigen value) 1.0을 기

준으로 하였다. 요인 적재치는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며 요인의 적재

치가 0.4 이하인 경우와 타 요인에서도 요인적재치가 0.4 이상으로 동시에 나타나

는 변수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요인분석이 적합한가는 KMO값과 Bartlett의 구형

성 검증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일관성을 

분석할 수 있는 크론바흐α(Cronbach’s Alpha)값을 사용하였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참여자들에 대한 조직지원,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 

조직몰입과 요인과 관련하여 31개 항목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조직지원에 대한 31개 항목의 요인분석 결과, 각 요인의 아이겐값 

1.0 이상, 항목 중 요인적재량이 0.4 이상으로 중복되는 11개 항목을 제외한 20개 

항목이 6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의 값도 KMO=0.918   

2=2965.434, df=27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결과가 적합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누적변량을 보면 추출된 2개 요인의 설명력은 6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들은 요인적재량을 중심으로 공식지원, 비공식적 지원, 정서적 유용성, 학습

적 유용성,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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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
성

아이겐
값

분산
설명력

신뢰
도
계수

공식
지원

조직은 적정한 규정과 절차에 근거해 권한 제공 .869 .807

6.423 39.112 .812
조직은 가치관과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 기회 제공 .841 .812

조직은 목표한 결과 달성위해 재정적, 인적 지원 .776 .766

조직은 필요한 교육과 프로그램 제공함 .767 .609

정서
적 
유용
성

구성원들이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해서 신뢰

함
.869 .827

2.890 7.937 .802

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구성원들이 용기

를 주어 감사함
.833 .790

개인적인 문제나 고민을 외면하지 않음 .809 .768

나이,성별 등을 구분않는 수평적 관계가 편

안함
.700 .749

비공식
지원

조직은 개인적인 배려와 필요할 때 도움을 줌 .895 .835

1.486 6.105 .784
조직은 개인 또는 소모임을 통해 기량향상에 
도움을 줌

.852 .780

조직은 구성원들의 기념일을 잘 챙김 .851 .759

학습
적

유용
성

구성원의 격려에 자신감이 생김 .824 .729

1.448 6.034 .742목표 공유로 긍정적 마음을 갖게 됨 .803 .718

기량향상이라는 평가가 성취감을 높임 .689 .650

정서
적

몰입

조직 전통 계승에 책임감을 느낌 .822 .735

1.165 4.648 .721조직활동에 시간 할애 의향 있음 .777 .680

조직 외부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함 .730 .601

지속
적 
몰입

조직 운영진으로 참여함 .699 .410

1.111 3.533 .701조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아깝지 않음 .822 .735

조직 구성원으로 분배받은 역할에 충실함 .777 .680

KMO=0.918 2=2965.434, df=276,  p=.000***

<표 Ⅳ-1>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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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은 연구자들이 기존의 요인분석(탐색적 요인분석)보다 강력한 확

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할 수 있고 요인과 변수 사이의 

관계성을 구체화하여 문제의 관점을 전체적(holistic)이고 체계적(systematic)으로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김계수,2007,p.389) 탐색적 요인분석이 이론상으로 체계

화되거나 정립되지 않은 연구에서 연구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인 목적을 

가진 분석방법이라면,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인 배경하에 변수들간의 관계를 미

리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요인분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선행연구에 분석대상

으로 설정한 변수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이론적 결과가 충분히 나타나 있어, 그 내

용을 토대로 모형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를 판단하기 위해 2 

(Chi-square), GFI(Goodness of Fit Index, 기초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 

표준적합지수), IFI(Incremental Fit Index, 증분적합지수),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비교적합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근사제곱근 평균제곱 오차)를 중심으로 연구모형의 적합

도를 살펴보았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는 <표 Ⅳ-4>과 같다. 2의 확률치인 p값은 

부적합하지만, 2/df의 경우 적합 기준인 1이상에서 3이하를 충족한 값인 2.485를 

보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FI, NFI, IFI, TLI, CFI 등의 경우 0.9 이상

이면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모형에서 GFI=.885, NFI=.932, IFI=.924, 

TLI=.933, CFI=.928 등으로 GFI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RMSEA는 .052로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관련하여 적합도 지수는 3가지가 미충족이지만 

GFI와 RMSEA값 등은 기준치와 근사한 차이로 부적합하고, 다른 지수값들이 기준값

보다 높기 때문에 측정 도구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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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분석은 관측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요인적 재량을 측정하는 집중 타당

성(Convergent Validity)을 살펴보았다. 집중 타당성은 잠재 변수를 측정하는 관측

변수들의 일치성 정도이며, 관측변수 간의 상관이 높을수록 집중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우종필,2012). 또한 측정 문항들의 표준화 계수는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1단

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의 평균 변화량을 의미하여 표준화 계수가 높을수록 설명변

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일반적

으로 유의성은 C.R(Critical Ratio)로 표시된다.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분산추출값)의 기준은 0.5 이상인데, 이는 잠재 변수가 관측변수에 대한 50% 

이상의 설명력을 갖춰여 한다는 것이며,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의 경

우 0.7 이상이면 집중타성이 확보된다(우종필, 2012). 요인적재량 제곱의 분석 결

과 <표 Ⅳ-5>와 같이 모든 요인의 요인적재량은 0.5 이상이며, 유의성(C.R)도 0.7

이상으로 나타나 확인적 요인분석의 집중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분석결과 적합도 기준값 적합여부

2(CMIN)/p값 2133.31/000 p<0.05 적합

2/df 2.485 1.0≤2/df≤2.0~3.0 적합

GFI .885
≥0.9(적합), 

≥0.8(보통)
보통

NFI .932
≥0.9(적합), 

≥0.8(보통)
적합

IFI .924
≥0.9(적합), 

≥0.8(보통)
적합

TLI .933
≥0.9(적합), 

≥0.8(보통)
적합

CPI .928
≥0.9(적합), 

≥0.8(보통)
적합

RMSEA .052
≤0.05(양호), 

≥0.08(수용가능)
수용가능

<표 Ⅳ-2> 측정도구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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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변수명
표준
부하량

표준
오차

C.R AVE

공식
지원

조직은 적정한 규정과 절차에 근거해 권한 제공 .812 .302

.898 .766
조직은 가치관과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 기회 제공 .723 .101

조직은 목표한 결과 달성위해 재정적, 인적 지원 .711 .387

조직은 필요한 교육과 프로그램 제공 .813 .271

비공식
지원

조직은 개인적인 배려와 필요할 때 도움을 줌 .812 .217

.851 .750
조직은 개인 또는 소모임을 통해 기량향상에 도움

을 줌
.723 .376

조직은 구성원들의 신입구성원에게 배려, 귀속감 .711 .285

정서적 
유용성

구성원들이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해서 신뢰함 .754 .321

.876 .743

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구성원들이 용기를 주

어 감사함
.728 .238

개인적인 문제나 고민을 외면하지 않음 .760 .445

나이, 성별 등을 구분하지 않는 수평적 관계 .729 .246

학습적

유용성

구성원의 격려에 자신감이 생김 .765 .211

.870 .776
목표 공유로 긍정적 마음을 갖게 됨 .752 .393

기량 향상이라는 평가가 성취감을 높임 .811 .203

정서적

몰입

조직을 자랑하고 추천함 .859 .344

.853 .659조직 활동에 시간 할애 의향 있음. .855 .395

조직 외부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함 .832 .378

지속적 
몰입

조직 운영진으로 참여함 .809 .361

.890 .729조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아깝지 않음 .905 .221

조직 활동에 전통계승의 책임감을 느낌 .885 .256

<표 Ⅳ-3> 측정 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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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별 타당성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의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

-6>과 같다. 일반적으로 판별 타당성은 인과관계를 검정할 요인들이 서로 상이한 

개념으로 구별됨을 통계적으로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잠재

변수 간 낮은 상관을 보인다면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각 요인의 AVE의 제곱

근이 종과 횡의 구성 개념간 상관계수 값보다 크면 판별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AVE값이 상관계수 값보다 크다. 따라서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

성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요인들의 타당성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모형 검증 

  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Ⅳ-5>과 같다. 먼저 2(CMIN)/p값과 2/df는 

구분 공식지원 비공식지원
정서적

유용성

학습적

유용성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공식지원 .766

비공식지원 .675** .750

정서적유용성 .653** .609** .743

학습적유용성 .658** .615** .638** .776

정서적몰입 .226** .225** .218** .257** .659

지속적몰입 .246** .232** .406** .236** .241 .729

주) 대각선 볼드체 값은AVE(분산추출지수)임. *p<0.5, **p<0.01, ***p<0.001

<표 Ⅳ-4> 판별타당성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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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하지만,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추정할 모수의 수가 많고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지수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다(정순규, 2017). 이에 따라 기타 지수를 살펴보면, GFI=0.884로 다소 낮지만 

적합 기준값과 큰 차이를 보이 않고 있어 양호한 수준이다. NFI=0.912, IFI=0.935, 

TLI=0.942, CFI=0.911 등 적합한 지수가 다수 존재하므로 본 연구 모형은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불 수 있다. 또한 RMSEA=0.066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이므로 모형 적합도

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부적합한 결과값은 기준치와 근사한 차이를 보이고 있

고 적합한 지수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본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한 편이라 볼 

수 있다.

구분 분석결과 적합도 기준값 적합여부

2(CMIN)/p값 2138.228/000 p<0.05 적합

2/df 2.534 1.0≤2/df≤2.0~3.0 적합

GFI .884
≥0.9(적합), 

≥0.8(보통)
보통

NFI .912
≥0.9(적합), 

≥0.8(보통)
적합

IFI .935
≥0.9(적합), 

≥0.8(보통)
적합

TLI .942
≥0.9(적합), 

≥0.8(보통)
적합

CFI .911
≥0.9(적합), 

≥0.8(보통)
적합

RMSEA .066
≤0.05(양호), 

≥0.08(수용가능)
수용가능

<표 Ⅳ-5> 연구 모형 적합도 지수

  

2) 경로 분석 및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조직의 공식지원, 비공식지원

이 매개변수인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의 정서적 유용성, 학습적 유용성을종

속변수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방적식 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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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를 통한 모형 상의 모수들을 추정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의 경로계수와 유의확률을 살펴본 결과, <가설 2-1>은 기각되었고, 나머지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모형의 검증 결과

는 <그림 Ⅳ-1>과 같다 

*p<0.1, **p<0.05, ***p<0.01

주) 실선은 채택, 점선은 기각경로임

  3) 가설검증 결과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모형 상의 모수들을 추정하였으며, 그 검정결과는 <표 Ⅳ

-6>과 같다.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확률을 살펴본 결

과, <가설 2-1>는 기각되었고, 나머지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참여자가 참여하는 조직의 지원과 참여자의 지각

비공식지원

정서적

유용성

정서적 몰입

공식지원

학습적

유용성

.156

.282

.421

.305

.184

.387

.398

지속적 몰입

조직지원 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

조직몰입

.225

.401

.187

.144

.319

<그림 Ⅳ-1> 연구모형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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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설 

1-1>은 생활문화예술 참여 조직의 공식지원은 정서적 유용성에 영향을 살펴본 것으

로, 실증분석 결과 두 변수 간에는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조직의 공식적 지원은 정서적, 학습적 유용성

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2>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조직의 공식지원이 학습적 유용성에 미치는 영

향과 관련된 것으로, 두 변수 간에는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과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가설 2>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조직의 비공식적 지원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가설 2-1>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조직의 비공식지원은 정

서적 유용성에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두 변수 간에는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2>는 생활문화

예술 동호회 조직의 비공식지원이 학습적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것으로, 

두 변수간에는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가설 2-1>은 기각되었고, <가설 2-2>는 채택되어 <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즉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비공식적 지원은 정서적 유용성보다 학습적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조직의 운영진은 비공식지원을 통

해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유용성, 인간관계나 구성원의 심리적 충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설 3>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참여자가 느끼는 공식 및 비공식적 지원이 정서

적 몰입 및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공식 및 

비공식적 지원은 조직몰입의 2개 요인인 정서적 몰입 및 지속적 몰입에 유의수준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완전 매개로 채택되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조직의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은 동

호회 구성원의 정서적, 지속적 조직몰입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므로 조직

의 운영진은 조직의 절차와 규범 외에도 존중감, 신뢰, 배려, 경청 등 조직의 지원

은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몰입에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가설 4>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조직의 지각된 유용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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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본 것이다. 분석결과 정서적 유용성 및 학습적 유용성은 정서적 몰입 및 지

속적 몰입에 모두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설 4-1>,<가설 4-2>,<가설 4-3>,<가설 4-4> 모두 채택되어 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을 변인으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순기능적 유용성 중 정서적 유용성, 신뢰감, 수평적 관계

심리적 욕구 충족을 통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학습적 유용성인 정보

의 원천, 기량향상 등의 욕구가 충족되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73 -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C.R

p

(검증결과)

H1-1 공식지원 → 정서적 유용성 0.421 0.156 2.699
.008**

(채택)

H1-2 공식지원 → 학습적 유용성 0.305 0.124 2.460
.024*

(채택)

H2-1 비공식지원 → 정서적 유용성 0.225 0.186 1.210
.168

(기각)

H2-2 비공식지원 → 학습적 유용성 0.184 0.058 3.407
.005**

(채택)

H3-1 공식지원 → 정서적 몰입 0.156 0.118 1.322
.025*

(채택)

H3-2 공식지원 → 지속적 몰입 0.144 0.058 2.483
.025*

(채택)

H3-3 비공식지원 → 정서적 몰입 0.319 0.111 2.874
.019*

(채택)

H3-4 비공식지원 → 지속적 몰입 0.282 0.135 2.089
.039*

(채택)

H4-1 정석적 유용성 → 정서적 몰입 0.387 0.069 5.609
.003**

(채택)

H4-2 정석적 유용성 → 지속적 몰입 0.401 0.123 3.260
.011*

(채택)

H4-3 학습적 유용성 → 정서적 몰입 0.187 0.084 2.226
.041*

(채택)

H4-4 학습적 유용성 → 지속적 몰입 0.398 0.112 3.875
.011*

(채택)

<표 Ⅳ-6> 가설검증 결과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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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매개효과의 검증

연구모형의 매개변수인 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의 두 요인 정서적 유용성과 학습

적 유용성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ias Corrected Boot 

strapping)방법을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법은 변수의 분포나 통계치의 표본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고, 대칭적

인 표본분포를 가정함으로써 생기는 낮은 검정력 문제를 피해간다는 점에서 Sobel 

test보다 장점을 갖고 있다(Preacher & Hayes, 2004).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공식지원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정서

적 유용성과 학습적 유용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정서적 유용성의 매개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학습적 유의성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설5-1>과 <가설 5-2>는 채택, <가설 5-3>과 <가설 5-4>는 기각됨에 따라 <가설 5>

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즉 생할문화예술동호회 조직의 공식지원은 비공식조직

의 순기능적 유용성 중 정서적 유용성을 매개로 지속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적 유용성은 정서적, 지속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지원이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의 매개효과로 조직몰입에 유의미하게 채택된 것은 정서적 유용성 

뿐이다. 이는 조직의 체계적인 지원이 조직원의 신뢰감, 배려, 경청을 통해 조직구

성원에게 정서적, 지속적 몰입할 수 있는 매개효과가 된다는 의미이다. 

한편, 비공식지원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 요인인 

정서적 유용성, 학습적 유용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두 요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6-1>, <가설 6-2>, <가

설 6-3>, <가설 6-4>는 기각되어 <가설 6>은 최종적으로 모두 기각되었다. 

비공식지원이 정서적, 학습적 유용성을 매개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비공식적 지원에서는 매개변수의 영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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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p값 검증 결과

H5-1
공식지원 → 정서적 유용성 → 
정서적 몰입

0.163 0.072 2.263 채택

H5-2
공식지원 → 정서적 유용성 → 
지속적 몰입

0.169 0.033 5.116 채택

H5-3
공식지원 → 학습적 유용성 → 
정서적 몰입

0.057 0.125 0.456 기각

H5-4
공식지원 → 학습적 유용성 → 
지속적 몰입

0.121 0.123 0.987 기각

H6-1
비공식지원 → 정서적 유용성 
→ 정서적 몰입

0.087 0.109 0.799 기각

H6-2
비공식지원 → 정서적 유용성 
→ 지속적 몰입

0.090 0.022 4.101 기각

H6-3
비공식지원 → 학습적 유용성 
→ 정서적 몰입

0.034 0.063 0.546 기각

H6-4
비공식지원 → 학습적 유용성 
→ 지속적 몰입

0.073 0.142 0.516 기각

<표 Ⅳ-7> 매개효과 검증 결과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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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를 통해 조직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조직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자발적 결사체라는 특성 중에서

도 문화와 예술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 창의성을 발현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

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기반의 공동체이다. 자발적 결사체 조직은 보상과 책

임이 불분명하고 가입과 이탈이 자유롭기 때문에 조직의 유지와 몰입에 어려움이 

있는 조직이다. 본 연구는 조직의 지원이 조직몰입에 이르기까지 어떤 매개요인으

로 인해 조직이 정서적으로 지속적으로 몰입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조직을 통해 동호회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를 설문을 통해 분

류하고, 조직의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이 심리학 분야의 선행연구로 검증된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을 매개로 구성원이 어떻게 조직에 정서적, 지속적으로 조

직에몰입 하는지에 관해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설계는 1차 10명의 생활

문화예술 동호회 운영진의 설문을 통해 검증한 후, 본 조사 243명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회원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은 구조방정식을 통해 측정 도구의 판별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을 실시 

하였다. 조직의 지원,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 조직몰입 변수들 간의 판별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입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참여자가 참여하는 조직의 지원과 참여자의 지각된 유

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 본 결과, 공식적 지원은 정서적, 학습적 

유용성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공식적 

지원은 학습적 유용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정서적 유용성에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갖는 배움의 욕구와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생활문화예술 참여자가 느끼는 공식 및 비공식적 지원이 정서적 몰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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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조직의 지원은 정서적 몰임, 지속적 몰

입에 완전 매개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의 

지원이 적극적 일수 록 동호회원이 느끼는 조직몰입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생활문화예술 참여자가 느끼는 조직의 지각된 유용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유용성 및 학습적 유용성은 정서적 몰입 및 지속적 몰

입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창의성과 학습적 욕구가 강하며 정서적으로도 구성원 간의 수평

적인 조직의 분위기와 배려, 신뢰감이 높을수록 조직에 몰입하는 것으로 입증되었

다.

넷째, 생활문화예술 참여자가 지각한 정서적 유용성이 학습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유용성은 학습적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섯째, 생활문화예술 참여자가 지각한 조직의 공식적 지원이 매개변수 정서적 

유용성을 통해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식적 지원이 학습적 유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외 공식적 지원, 비공식적 지원이 매개변수로 작동하지 않고 기각되어 조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의 체계적 지원과 

운영이 충분할수록, 정서적 유용성을 매개로 조직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설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조직의 공식적 지원은 정서적 유용성에만 매개하여,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을 매개로 검증을 시도해본 결과 다른부분은 모두 기

각되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조직의 공식적 지원은 모든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조직의 공식적 지원체계와 지원의 질을 더욱 강화할수록 조직에 몰입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비공식적 지원은 정서적, 지속적 몰입에 중요한 지원이며 이를 통해 동호회원들이 

조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습적 지원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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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조직을 통해 비영리 자발적 조직의 공식적, 비공

식적 지원이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적 유용성을 매개로 조직몰입 사이의 관계를 실증

적으로 검증하려 했다는 점에서 조직구성원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의 운영진에게 유

용한 시사점을 갖는다. 조직의 지원인식과 조직몰입에 관한 선행연구를 하였고, 매

개변수 정서적 유용성과 학습적 유용성을 통해 조직의 운영자가 조직의 운영방식과 

지원 체계를 모색하고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시사점과 실제 조직발전

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조직의 이론을 통해 연구의 대상으로 조직의 지원연구 

했다는 점이다. 자발적 결사체라는 장,단점을 가진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더욱 중

요해지는 시대의 관점에서 실직적인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

둘째, 생활문화동호회라는 조직의 특성과 현대사회에서 갖는 위치를 제시했으며 

이를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변수들간의 상관성을 검증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매개요인을 심리학의 이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조직운영의 변수간의 관계를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Barbard(1962)의 구성원의 심리적 욕구충적과 사회적 만족감에 대한 연구를 매개변

수로 활용하여 비공식적인 조직의 연구에서 자발적결사체의 운영에 매개요인을 접

목하여 변인 간의 유용성을 제시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넷째, 기존의 이론과 연구가 공식조직 안에 비공식조직의 보조적 역할에 관한 연

구들은 많았지만, 비영리, 비공식 자발적 조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회에서의 역

할 혹은 실제 이런 조직 운영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검증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상과 책임이 작동하지 않는 자발적 결사체에서 조직몰입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Meyer & Allen(1991)이 제시한 지속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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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및 실증적 검증하려 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

다. 

이론적으로 자발적결사체로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설명할 수 있는 체계화된 일

반이론이 미비한 상태인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연구를 통해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이론적 부분뿐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시사하는 점을 몇 가지 지적

할 수 있다.

첫째,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구성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조직이 될 것이며 비공식 자발적 조직의 대표적인 조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생활문화예술동아리는 기존의 동호회, 향우회 등과 같은 친목단체와 같은 

선상에서 인지하고 주요 연구와 의미 부여에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생활문화예술동아리는 단순히 1차적 친목단체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지니며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반영하는 흐름의 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

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둘째, 많은 조직들이 보상과 책임이라는 방식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는데 익숙해

져 있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에는 다른 형태의 운영원리가 

필요하며 특히 운영진의 측면에서 볼 때 조직 운영의 세부 규칙이나 운영체계 구성

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보상과 책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조직 운영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다분히 개인적이고 정서적 심

리 요인들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단순히 친목 단체라는 조직에서도 개인적이고 세밀하지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참여자들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을 잘 활용할 경우 

조직 운영의 지속과 확장이 기존의 조직시민행동의 역할 외 행동보다 더 적극적으

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즉, 수평적 네트워크가 확산되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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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인의 감정표출이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는 현대사회에서 이들 요소를 잘 활용

한다면 지역이나 문화적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

한다고 하겠다. 

물론 본 연구가 이와 같은 시사점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발

적 결사체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의 새로운 관점을 찾아낼 수 있는 작업 중의 하

나라는 점에서 앞으로 실질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사례를 확보하면 충분히 의미있는 

도움이 되는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연구결과를 통해 자발적결사체인 생활문화동호회가 갖는 조직적 특징과 더불어 

이들 조직의 참여자들이 지원 및 유용성을 변수로 활용한 조직몰입의 가능성에 대

해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가 제시하는 이론적, 현실적 시사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

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생활문화동호회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이 부족해 일관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모형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영리조직내의 동호

회나 비공식조직 중 시민사회조직이나 정치조직과 관련된 비공식조직에 대한 연구

에 집중되어 있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설명할 일반 이론

이 필요하다. 향후의 연구가 이 분야에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생할문화예술동호회 구성원들의 변수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성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변수의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응답자의 설문 응답으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관적 판단이나 태도

가 결과변수에 강력한 영향을 갖는다는 주장도 있다(Cable & Judge,1996; Cable& 

Judge,1997). 따라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변수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설문지의 개념 중 모호하거나 개념이 중첩되는 문항들이 존재해 이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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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간의 변별력이 불명확할 수 있었다는 한계를 들 수 있다. 이는 생활문화예술동

호회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사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연구를 통해 수평적 네트워킹과 자발적 감정표현이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생활문화동호회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좀더 명확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향유 연구 방향 외에 생활문화동호회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자면, 첫째 개인

의 취미를 넘어 아마추어 예술인으로 공연발표의 기회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축제

와 같이 많은 발표의 기회가 지역과 함께 공연으로 이어져 저변확대를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동호회들의 법인화 계획을 추진하여 공식적 지원

의 범위를 넓혀 단단한 조직으로 지속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자발적 결사체의 한 종류로 간과해오던 생활문화예술동호

회가 사회적 변화나 개인들의 관계, 조직의 활성화 요인들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판단하며 관련 분야의 연구가 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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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Official and Informal Support of 

Voluntary Organizations on Members’ 

Organizational Loyalty

Hee Kyung Song

Dept.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stereotype of the creation of experts and the appreciation of the general 

public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is no longer valid. As the desire of 

individuals who were viewers to enjoy culture and arts increases, a voluntary 

association organization, a community, is formed to produce various values and 

utility in the local area and daily life. Voluntary associations are easily 

formed as they are free to join and leave, but they are also easily broken down 

due to unclear compensation and responsi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tinuous development factors of the community through empirical 

verification of the effect of official and informal  support of the community 

organization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members. The parameters verified 

the positive functional usefulness of informal organizations as a mediating 

factor with a psychological approach.

The design of the study derived the hypothesis and model of the study through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research. The research hypotheses were 

intended to empirically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formal support on emotional commitment and sustained commi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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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members, and to prove the effect of informal support on emotional 

and sustained commitment. The composition of the questionnaire was prepared by 

deriving 31 questions, and the questionnaire were checked and reviewed through 

interviews with the management of the first 10 members of the Living Culture and 

Community. The data collection of this survey was conducted on 300 people active 

in and around Jeju Island, with a population of participants in the Life Culture 

& Arts Communities and empirically analyzed with 243 final valid samples.

The research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fter verifying the discriminan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variables, and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were verifi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verif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suitability of the causal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organizational support of the Life Culture & Arts Community, that is, official 

and informal suppor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motional and learning 

usefulness perceived by the community members. Informal support has been proven 

to have no effect on learning usefulness, and it is believed that organizational 

support has a greater weight on emotional effect than learning desire in 

participation in the Life Culture & Arts Community.

Second, it was verified that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support for the Life 

Culture & Arts Community on emotional immersion and continuous immer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through complete mediation. It can be seen that the more 

active the organization's official and informal support is, the higher the degre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felt by community members. The more systematic the 

organization's operation method is, the more attached it becomes to the 

organization, and only when informal support, trust or consideration, artistic 

and learning support systems are in place can organizational members be actively 

immersed in the organization. To this end, a support system from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team is required.

Third, it was found that the emotional and learning usefulness felt b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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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Living Culture and Arts Community members had a significant effect by 

completely media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Members of the Living Culture and 

Arts Community have proven to be more immersed in the organization as their 

creativity and needs are strong, and emotionally, the higher the non hierarchical 

organizational atmosphere, consideration, and trust among members.

Fourth,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positive functional usefulness of 

informal organizations as parameters, official support mediates continuous and 

emotional commitment through emotional usefulness, but all other hypotheses 

were rejected. Among the organizational support, it has been verified that 

organizational commitment works significantly through organizational support,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non hierarchical relationships, trust, and 

consideration of the organization, and does not lead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through learning usefulness.

By empirically verifying the effect of the organizational support of the 

voluntary associations and the Living Culture and Arts Communit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anagement team of the 

Living Culture and Arts Community should have a systematic support system for 

the organization and strive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Key words: Voluntary associations, Life Culture & Arts Community, 

Organizational support,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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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비영리, 자발적 조직의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발적 조직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비영리 자발적 

조직(예: 동호회, 동아리 등)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만나고 소통하는 모든 종류의 

관계망을 의미하고, 조직의 구성원이 서로 알고 지내며 조직의 가치나 규범이 서

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면으로 소통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근접한 답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문항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

로

그렇다

③보통

이다

④대체

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활동하는 조직은 적정한 규정
과 절차에 근거해 구성원에게 의사
결정의 권한을 제공한다.

2

내가 활동하는 조직은 조직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온, 오프라인을 통
해 구성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3

내가 활동하는 조직은 가치관과 목
표가 뚜렷하며 구성원에게 활동과 
발표 등 참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4

내가 활동하는 조직은 구성원에게 
적절한 활동공간과 충분한 이용 시
간을 제공하고 있다.

5

내가 활동하는 조직은 목표한 결과
(발표, 전시, 공연 등)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6

내가 활동하는 조직은 구성원에게 
필요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7

내가 활동하는 조직은 나의 개인적
인 사정을 배려해 주고 도움이 필요
할 때 기꺼이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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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동호회 구성원의 정서적, 학습적 유용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비공식적 관계 활동은 1:1 관계 맺음뿐 아니라,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구성원 간의 정서적, 학습적인 공유를 의미합니다. 평소 자신

의 생각과 가장 근접한 답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내가 활동하는 조직은 개인적으로, 
소모임을 통해 개개인의 기량을 
높이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9

내가 활동하는 조직은 구성원들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을 잘 챙겨 준
다. 

10

내가 활동하는 조직은 신입 구성원
의 경우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배
려하고 격려해 준다.

11

내가 활동하는 조직은 정기모임 외 
친목 모임 (야유회, 모꼬지, 회식 
등)의 시간을 만들어 구성원 간의 
사적인 교류를 갖도록 기회를 제공
한다.

no. 문항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

로

그렇다

③보통

이다

④대체

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2

나를 이해해주고 반갑게 맞아주는 
구성원들이 있어서 모임이 있는 날
이 늘 즐겁고 기쁘다.

13

내가 활동하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예의를 잘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신뢰감이 느껴진다.

14

내가 조직 활동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성원들은 늘 용기를 북
돋아 주어 감사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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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동호회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발적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의 목표에 대해 신념이 뚜렷하고, 조직 활동에 시간

과 노력을 들여 열성적으로 활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자발적 조직의 경우에

는 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이 동호회의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생각에 가장 근접한 답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문항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

로

그렇다

③보통

이다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22

내가 활동하고 있는 조직을 내 주
변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고, 적극
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15

내가 개인적인 문제나 고민거리를 
이야기할 때 외면하지 않고 귀 기
울여 들어 준다. 

16

내가 참여하는 조직은 나이, 성별 
등을 구분 짓지 않아서 구성원의 
수평적 관계가 편안함을 느끼게 한
다.

17

구성원과 함께 연습하면서 혼자서
는 할 수 없던 기량이 향상되어 구
성원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18

나는 꾸준히 연습하면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다는 구성원의 격려에 자
신감이 생긴다.

19

나는 구성원들과 목표를 공유하면
서 더 열심히 하려는 긍정적 마음
을 가지게 되었다.

20
조직에서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도전해 보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

21

구성원들로부터 기량이 향상되었다
는 평가를 받았을 때 성취감을 느
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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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나는 조직의 활동을 통해 조직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책임감을 느낀
다.

24

나는 조직에 필요한 자발적인 노동
과 봉사에 기꺼이 나의 시간을 할
애할 의향이 있다.

25

모임이 있는 날은 다른 약속을 잡
지 않고, 내 생활 중 어떤 일정보
다 우선 적으로 참여한다.

26

나는 조직 구성원들의 관혼상제에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정서적 유대
감을 느끼며 지내고 있다.

27

나는 조직의 활동 중 나의 지식과 
기량을 높이기 위해 지불되는 비용
이 전혀 아깝지 않다. 

28

나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분
배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
다.

29

나는 조직의 유지를 위한 회비 지
급은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하고 
있다.

30

나는 조직의 외부 행사나 공연, 전
시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
다.

31

나는 자발적으로 조직 운영진으로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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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귀하에게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남자 ②여자 ③기타

2. 귀하의 연령은?

①10대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 ⑥60대
⑦70대 

이상

3.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①제주시 동 지역 ②제주시 읍면 지역 ③서귀포시 동 지역
④서귀포시 읍면 

지역 
⑦도 외 타지역 

4. 귀하의 직업은? 

①학생 ②회사원 ③전문직 ④공무원 ⑤자영업
⑥예술, 
창작인

⑦농/림/
어/축산

⑧주부 ⑨기타

5. 귀하가 소속한 조직의 활동 인원수는?

①10명 미만 ②10~20명 ③20~30명 ④30~40명 ⑤40~50명 ⑥50명 초과

 

6. 귀하께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은? 

①1년 이내 ②1~3년 정도 ③3~5년 정도 ④5~10년 정도 ⑤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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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는 조직의 정기적 비정기적 모임에 평균 몇 회 참석하시나요?

①주 2회 이상 ②주 1회 ③격주 ④월 1회 ⑤불규칙하다

8. 귀하의 자발적 조직 활동의 동기는? 

9. 귀하가 활동하고 있는 조직의 분야는?

①음악 ②미술 ③연극 ④사진 ⑤무용 ⑥문학 ⑦전통 ⑧체육 ⑨기타

①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와 긴장해소를 위해서

② 나의 예술적,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③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고 싶어서 

④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⑤ 지역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⑦ 신체 건강의 이유로 

⑧ 기타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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