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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 소스 소 트웨어는 그 자체의 신성으로 인해 차별화되며, 신성의 원천은 기술 인 문제를 

공유하여 함께 해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에서는 오 소스 개발자들의 자발  참여와 력이 

지속 인 참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고, 이러한 상 계를 조직시민행동이론과 사회  자본 

이론을 결합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Bolino et al.(2002)의 조직시민행동과 사회  자본의 연 성 

연구, Wasko and Faraj(2005)의 사회  자본과 지식기여의 연 성 연구를 토 로 연구모형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오 소스 개발자 152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 다. 분석 결과, 조직시민행동의 충성, 사회  참여, 변화주도  참여가 사회  자본을 축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  자본의 상호호혜성과 공유 비 은 지속  지식기여 의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  참여와 공유 비 , 응집성과 지속  지식기여 의도 간의 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오 소스, 조직시민행동, 사회  자본, 지속  지식기여 의도

Ⅰ. 서  론

오 소스 소 트웨어는 모두가 무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소 트웨어이고, 이를 한 

개발 로젝트는 자발 으로 업하는 소 트웨

어 개발자들로 구성된 인터넷 커뮤니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von Hippel and von Krogh, 2003). 오

소스 소 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소스코드가 

공개된 상태에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하고 

재배포하는 업 과정이다(Choi et al., 2013). 그

러므로 오 소스 소 트웨어는 특정한 개인이나 

조직을 한 용도가 아니고, 독 이지 않고 독

립 인 사용자의 효용성에 의해 생산된 비경합재

인 공공재의 창조물이다(von Krogh et al., 2003, 

Lerner and Tirole, 2002).

재  세계 증권거래소  70%가 오 소스 

기반의 리 스 랫폼 상에서 운 되고 있으며

(코스콤, 2014), 삼성 자 제품의 90% 이상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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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소 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오 소스 컨

설 , 2014). Redhat은 인수하는 모든 상용 솔루션

을 오 소스로 공개하면서, 사용자들이 직  기

능 개발에 참여해 수많은 사람들이 버그와 문제

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코드의 질이 극

으로 향상되었다(오 소스 컨설 , 2014). 표

인 오 소스 개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IBM

의 경우 120개 이상의 로젝트에 참여하 고, 이

클립스 소스코드 공개  500개의 특허를 기부하

다(코스콤, 2014).

오 소스의 지배력은  강해지고 있다. 최

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오 소스는 신에

서부터 경쟁사들 간의 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향을 미칠 만큼 성숙한 상태이다(North 

Bridge and BlackDuck, 2014). 해당 보고서에서, 오

소스 소 트웨어는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과거와 다르게 경 진들이 커뮤니티 활동과 로

젝트 반 , 신 진에 주도 으로 동참하면서 

오 소스에 더 극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

소스 소 트웨어가 로벌 트 드로 자리를 잡

으면서 다국  기업들이 선제 으로 커뮤니티 지

원에 나서고 있다( 자신문, 2014).

오 소스가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 에는 그 

자체의 신성이 큰 비 을 차지한다. 오 소스 

개발의 신성의 원천은 매 목 으로 소 트

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인 문제를 

공유하여 함께 해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von 

Hippel and von Krogh).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오

소스 개발은 오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과 연결되어 논의된다. 오 이노베이션은 “닫힌 

연구(Closed Research)”가 아닌 “열린 연구(Open 

Research)”로서 개방과 력이 요한 요소로 작

용한다(Chesbrough, 2003). 일반 으로 닫힌 연구 

방식을 택하는 기존의 상용 소 트웨어 개발 방

식과 비되는 부분이고, 오 소스 개발 방식이 

오 이노베이션과 맞닿아 있는 요한 특징이다. 

오 소스 소 트웨어는 개방성과 력  기술개

발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오 이노베이션의 가장 

핵심 인 사례이다(West and Gallagher, 2006). 오

이노베이션으로서 오 소스에 련된 가장 

요한 이슈는 지속성으로서, “ 범 한 커뮤니티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참여를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는

가?”가 요한 문제이다(Chesbrough and Appleyard, 

2007). 

오 소스 개발의 핵심 인 특성인 “개방성”과 

“ 력”은 “조직시민행동 이론”과 “사회  자본 

이론”과 히 연결되어 연구되고 있다(Choi et 

al., 2013; Chou and He, 2011; Rebeca and Clara, 

2009).

조직시민행동 이론은 조직의 규정된 행 (In-role 

behavior)를 벗어나 규정되지 않은 추가 인 기여

행 (Extra-role behavior)를 하는 상을 규명한 이

론이다(Bolino et al., 2002; Organ, 1988; Williams 

and Anderson, 1991). 오 소스 개발 커뮤니티에서

의 참여와 행동은 자발 인 기여행동으로 나타나

고, 개인의 이타 인 행동으로 이루어진다(Choi et 

al., 2013; Lakhani and wolf, 2001). 오 소스 개발 

로젝트에서 개방성이 요한 이유는 부분의 

활동이 가상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져서 자발

인 참여가 요하기 때문이다. 조직시민행동은 조

직에 한 충성심과 복종, 조직에 한 다양한 참

여 형태로 설명되는데(Bolino et al., 2002; Dyne et 

al., 1994), 이러한 조직시민행동은 오 소스 개발 

로젝트의 성공에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Choi 

et al., 2013). 

오 소스 개발은 력이 요한 요소로 작용

하는 작업이므로, 사회  자본과 한 연 성

을 지닌다. 사회  자본은 “네트워크 구성원들 간

의 계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의 집합”으로 정의

된다(Chiu et al., 2006; Shin et al., 2012). 오 소스 

개발은 기존의 통 인 하향식 조직 통제가 아

닌 자발  참여로 진행되는 상향식 업 형태로 

이루어진다(Heylighen, 2006). 오 소스 개발 로

젝트는 정보, 문성, 피드백의 제공과 수용의 교

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지식교환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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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구조에 기반한다(Rebeca and Clara, 2009). 

오 소스 개발에 있어서 멤버십과 같은 연결이 

로젝트의 성공에 향을 미친다는 주장(Rebeca 

and Clara, 2009)과 사회  자본이 지식통합(Ex-

pertise Integration)에 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존

재한다(Chou and He, 2010). 한 오 소스 개발 

커뮤니티는 가상의 커뮤니티로 이루어지므로, 이

러한 가상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지식 제공과 

같은 일련의 사회  활동을 수행한다(Hertel et al., 

2003; Ma and Agarwal, 2007; Shin et al., 2012; 

Wasko and Faraj, 2005). 이러한 이유로 가상의 커

뮤니티 내에서의 사회  자본의 축 이 매우 

요하고, 해당 커뮤니티가 성공 인 목 을 달성

하는데 핵심 인 요소로 인식된다(Chou and He, 

2010; Shin et al., 2012; Wasko and Faraj, 2005). 

오 소스 개발에 있어서 기의 참여의도가 

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더 요한 것은 시

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참여하려는 의지이다. 즉, 

오 소스 개발 방식이 성숙기에 어들면서 가장 

요한 것은 지속성이다(Choi et al., 2013). 오 소스 

소 트웨어 로젝트의 80% 이상이 충분한 지속

인 참여가 되지 않아 실패하 다(Colazo and Fang, 

2009; Fang and Neufeld, 2009). 기의 동기가 시간

이 갈수록 변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오 소스 참여 기에는 인 

동기가 크지 않았으나, 참여 후 시간이 지나고 나

서는 인 이득의 동기가 크게 증가하 다

(Inter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Berlecon 

Research, 2002). 이러한 사실들은 기의 동기도 

요하지만 지속 인 참여가 오 소스 로젝트

의 핵심 인 성공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므로, 이

에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Bagozzi and 

Dholakia, 2006; Fang and Neufeld, 2009; von Hippel 

and von Krogh, 2003). 

지 까지 이 분야의 기존 연구에서는 오 소

스 개발의 요한 특성인 자발 인 참여로 인한 

“개방성”과 커뮤니티 내의 “ 력”을 결합하여 추

진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연구에서 참

여 동기로서 “자발  참여”와 오 소스 로젝트 

성공을 한 “ 력”이 개별 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오 소스 소 트웨어 개발에서 요한 요

소인 개발자들의 지속 인 참여에 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오 이노베이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오 소스 개발 환경에서 개

발자들의 자발 인 참여와 력, 지속 인 참여

의도 간의 계를 조직시민행동 이론과 사회  

자본 이론을 결합하여 보다 종합 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Ⅱ. 이론  배경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 상인 오 소스 개

발, 그리고 개방과 업의 특성에 근거한 조직시

민행동 이론과 사회  자본 이론에 한 선행연

구들을 분석한다.

2.1 오 소스 연구

오 소스 소 트웨어와 상용소 트웨어의 가

장 큰 차이 은 라이선스 요 이 무료이면서 소

스코드가 공유 가능한 소 트웨어로서 구나 자

유롭게 개조할 수 있는 소 트웨어라는 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김희웅 등, 2009). 

UNIX 운 체제의 격한 상업화로 인해 오 소

스 문화가 잠식되는 것을 보고 Richard Stallman은 

1983년에 GNU 로젝트를 시작했다(Stallman, 

1999). GNU 로젝트의 목 은 오 소스로 구성

된 완 한 UNIX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GNU 

로젝트를 통해 수립된 자유소 트웨어 공동체 

리더 던 Eric S. Raymond는 “Open Source”라는 

용어를 만들고, 여기에 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

다(Raymond, 1999). 오 소스 로젝트의 표

인 산출물로는 리 스, 아 치, PHP, MySQL 등을 

들 수 있다. 

오 소스 소 트웨어가 상용 소 트웨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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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되는 표 인 특징으로 신성이 있다

(Klincewicz, 2005). 오 소스 소 트웨어의 신

성에 한 표 인 연구 분야로 사용자 신

(User innovation)과 오 이노베이션을 들 수 있다.

오 소스 개발에 참여하는 신가들은 공공재

를 창조하는 로세스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 

오 소스 개발은 정보와 지식이 공유되고 집합

이며 력  노력에 의해 진행되는 형태로 커뮤니

티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신성

은 해당 커뮤니티에 해 공헌한 구성원들에게 이익

을 주는 구조로 설명된다. 결론 으로, 사 -집합 

신 모델(Private-Collective model of Innovation)은 개인

 투자모델(Private investment model)과 집합행동

신 행동모델(Collective-action innovation model)의 

결합으로서, 개인  투자를 통한 공공재의 창출로 

설명할 수 있다(von Hippel and von Krogh, 2003). 

오 소스 개발은 오 이노베이션의 핵심 사례

의 하나이다(West and Gallagher, 2006). 소 트웨

어 산업에서 오 소스 개발  연 된 력  소

트웨어 개발 기술은 오 이노베이션의 특징을 

잘 보유하고 있다. 오 소스 개발은 IT 신에 있

어서 “본질  긴장(Essential Tension)”1)으로 언

되기도 한다(West, 2003). 

오 소스 개발에서 커뮤니티의 역할은 매우 

요하고, 이에 따라 오 소스 업 랫폼인 

SourceForge나 Github에 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

어 왔다(Choi et al., 2013; Heylighen, 2006; Rebeca 

and Clara, 2009; Stewart and Gosain, 2006). 커뮤니

티 내에서 지식의 공유를 통해 력이 이루어져

야 성공 인 로젝트가 가능하다. 이는 신성

의 요소로 단되는 개방성과 력 인 측면을 

결합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오 소스 연구의 신성과 연결되는 주요한 

주제는 참여 동기에 한 연구이다. 이 까지 오

소스 개발에 참여하는 동기에 한 연구들을 

1) 토마스 쿤(1962)이 과학 명의 구조에서 언 한 용

어로, 패러다임 환을 가져오는 명  사건을 일

으키는 원동력을 말한다. 

살펴보면, 오 소스 참여자들이 가지는 이데올로

기의 추구(Stewart and Gosain, 2006), 문가들 간

의 평 에 기반한 커뮤니티의 “선물사회 (Gift 

Society)” 성격(Bergquist and Ljungberg, 2007), 사

회  자본에 기반한 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의 내

재된 자원(Chou and He, 2011), 사회정체성  조

직시민행동의 이타성과 조직순응성(Choi et al., 

2013) 등이 동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용자 스스

로가 불편한 을 해결하기 한 노력이나 사회

 평  획득, 최고 수 의 능력을 지닌 개발자에

게 배우는 것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원하는 

의지, 공동체 지향의 이상주의 등이 동기라고 

단된다(Feller and Fitzgerald, 2000). 하지만 앞서 

기술한 로 오 소스 개발 성숙기에는 지속성이 

기의 참여 동기보다 더 요하므로, 로젝트 

성공의 주요한 요소인 지속 인 참여에 한 연

구가 요구된다.

2.2 조직시민행동 이론

조직시민행동이란 조직 구성원이 가 시키지 

않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조직의 발 을 

해 자발 으로 하는 행 를 의미한다(Organ, 

1988). 조직시민행동 이론은 Smith et al.(1983)에서 

처음 등장하 고, Organ(1988)에 의해 일반화되면

서 Bolino et al.(2002), Williams and Anderson(1991) 

등에 의해 추가 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직시민행동의 하  차원은 다양하게 정의되

고 있는데, Organ(1988)은 이타주의, 의, 스포츠

맨십, 성실성, 시민덕목의 5가지를, Williams and 

Anderson(1991)은 개인  측면의 조직시민행동, 

조직 측면의 조직시민행동의 두 가지로 구분하

다(최명길, 최화 , 2015). Dyne et al.(1994)은 충

성, 복종, 기능  참여, 사회  참여, 변화주도  

참여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시민행동의 특성은 조

직의 자발 인 참여가 력 인 분 기를 형성하

며, 이는 조직의 성과와 연결된다(Bolino et al., 



 오 소스 개발 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지속  지식기여 의도에 한 연구

2016. 9. 115

2002). 한 조직시민행동은 직무만족도와 조직 몰

입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iams 

and Anderson, 1991). IT 분야에서도 조직시민행동

은 정보시스템(IS) 성공에 한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Yen et al., 2008; Yoon, 2009). 

IS 개발자들의 자발 인 역할 외 행동(Extra-Role 

Behavior)이 성공의 요한 요소로 측된다. 한, 

조직시민행동은 지속  지식공유에도 향을 미

친다(Fang and Chiu, 2010). 오 소스 개발은 가상 

커뮤니티 내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형태와 유사하

므로 오 소스 성공에도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으로 보인다.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의 오 이노베

이션에도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Naqshbandi 

and Kaur, 2011)도 존재한다. 

오 소스 분야의 조직시민행동 연구(Choi et al., 

2013)에 따르면, 조직시민행동은 오 소스 커뮤

니티에 지속 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화

한다고 한다. 오 소스 커뮤니티에서 자발  참

여  행동은 오 소스 운동에 한 자발  기여

행 이자 이타  행 이다(Lakhani and Wolf, 

2001). 한 오 소스 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집단  

정체 의식으로 인해 발 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감, 의무감 등에 의한 참여 동기는 조직 순응  행

동이다(Stallman, 1999). 오 소스 개발은 오 이노

베이션의 표  사례이므로(West and Gallagher, 

2006), 조직시민행동 이론과 오 소스 분야의 연

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2.3 사회  자본

사회  자본은 지속 인 네트워크나 제도화된 

계들을 통해 개인이나 그룹에 축 되는 가상 혹

은 실제 자원들의 합을 의미한다(Coleman, 1988). 

사회  자본 이론은 Bourdieu(1986)과 Coleman 

(1988)에 의해 사회학 으로 체계화되었고, 이후 

Fukuyama(1995), Putnam(1993) 등에 의해 확장 응용

되면서, 경제학, 경 학, 정치학 분야에서 리 사용

되고 있다. IT 분야에서는 Wasko and Faraj(2005)가 

커뮤니티 내에서 지식 기여의 동인으로 사회  

자본을 사용하여 연구하 다. 

사회  자본은 구성원들 간의 계를 의미하

기도 하지만, 그 계에 포함되어 있는 자원들을 

포 하는 개념이다(Burt, 1992; Shin, et al., 2012). 

사회  자본은 사회  계망 혹은 커뮤니티 내

에서 지식 기여 행동에 요한 요인으로 악된

다(Nahapiet and Ghosal, 1998; Shin et al., 2012; 

Wasko and Faraj, 2005). 사회  자본은 물리  자

원과 인  자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다(Lin and Dumin, 1986; Marsden 

and Hurlbert, 1988). 오 소스 개발은 주로 온라인 

업 랫폼에서 이루어지므로 가상 커뮤니티 내

에서의 지식 기여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Choi et 

al., 2013). 

사회  자본 이론의 핵심 명제는 ‘ 계망이 “집

합체 그 자체로의 자본, 즉 신용있는 존재라는 자

격”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활동을 수행하기 

한 가치 있는 자본을 구성한다는 것이다(Nahapiet 

and Ghoshal, 1998). 사회  자본의 하  차원은 구

조  자본, 인지  자본, 계  자본으로 구분된

다(Nahapiet and Ghoshal, 1998).

구조  자본(Structural Capital)은 연결된 구성

원과 연결되어 있는 방식, 연결의 반 인 패턴과 

같은 사회  시스템과 계망의 특성을 말한다

(Burt, 1992; Nahapiet and Ghoshal, 1998). 계  자

본(Relational Capital)은 행동측면의 결합(Lindenberg, 

1995) 혹은 “Actor bonds”로 언 되며(Hakansson 

and Snehota, 1995) 구성원들에게 향을 미치는 

우정과 존경과 같은 특별한 계에 을 둔다. 

인지  자본(Cognitive Capital)은 조직구성원들 

간의 이해, 의미체계,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하

는 자본을 말한다. 

IT 분야에서 사회  자본은 가상 커뮤니티와 

SNS 등을 상으로 주로 연구되고 있다. 가상 커뮤

니티 내에서 구조  자본과 계  자본은 지식기

여에 정 인 향을 미친다(Shin et al., 2012). 

응집력이 높은 그룹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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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활동에 더 참여하려하고(Henry et al., 1999; 

Hog, 1992), 구성원의 계의 강도가 강할수록 집

단  행동이 일어나기 쉽다(Krackhardt, 1992). 가

상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공통의 집단 인 목표

만 있다면 다른 구성원들을 기꺼이 도우려하고

(Wasko and Faraj, 2005),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자체에 강한 몰입감을 느끼게 되어 집단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증가한다(Lewicki and 

Bunker, 1996). 

오 소스 개발은 가상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업 랫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  

자본과의 연 성은 매우 높다. 오 소스 소 트

웨어 분야의 특성인 력성 때문에 사회  자본

은 력  지식기여 형태로 자주 다루어져 왔다. 

오 소스 소 트웨어 개발 로젝트의 성공에서 

개발자들의 역할인 지식의 기여와 멤버십의 역할

을 규명하기 하여 사회  자본이 연구되었다

(Rebeca and Clara, 2009). 개발자들의 작업에서 

로젝트들 사이에 정보의 속을 제공하는 로그

래머들 간의 연결강도로서 사회  자본을 활용하

다. 오 소스 소 트웨어 개발 성과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한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과 

문성 통합(Expertise Integration)의 계성을 조

사하 다(Chou and He, 2011).

오 소스 분야의 사회  자본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오 소스 작업의 력 인 측면으로 

인해 연결 구조에 한 구조  자본을 연구한 비

율이 높았고, 그 에서도 특히 연결 강도 측면에 

이 맞추어졌다. 다양한 력 인 요인을 연

구하기 해서는 연결  자본과 인지  자본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Ⅲ. 연구모형  연구가설

오 소스 소 트웨어의 신성이 효과 으로 

발휘되기 해서는 개발자들의 지속 인 참여가 

요하다(Choi et al., 2013). 오 이노베이션에서 

신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요한 요소로 “개

방성(Openness)”과 “ 력(Collaboration)”이 지목되

고 있다(Chesbrough, 2003). 

개방성은 오 소스의 요한 철학으로서 자발

인 참여와 근의 장벽을 제거하여 자유롭게 

소스코드를 변형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의미

한다. 개방성은 자발 인 참여 혹은 역할 행동

(In-Role Behavior)이 아닌 역할 외 행동(Extra-Role 

Behavior)과 유사하므로, 조직시민행동 이론을 본 

연구에 용한다. 

력은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임무를 부여받아 효과 으로 오 소스 소

트웨어 로젝트를 집단 작업으로 수행하는 것

이다. 오 소스 내에서 력은 부분 가상 커뮤

니티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결속(Bonding)과 연결

(Bridging)이 요한 특성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

에서는 력에 련된 변수를 사회  자본 이론

으로부터 도입한다.

이러한 개방성과 력은 함께 작용할 수 있지만, 

논리 으로 보면, 자발 인 참여 이후에 력이 

이루어지므로, 조직시민행동 변수가 사회  자본

의 변수에 선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사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다(Bolino et al., 

2002). 사회  자본은 사람들의 지식 기여에 요

한 요인이다(Chang and Chuang, 2011; Chiu et al., 

2006; Shin et al., 2012; Wasko and Faraj, 2005). 

한 최근에 소셜 네트워크  E-Commerce 분야의 연

구에서도 사회  자본과 지속  참여의도와의 연

성을 제시하고 있다(Chang and Zhu, 2012; Sun 

et al., 2011; Wang and Chiang, 2009). 

결론 으로 조직시민행동이 사회  자본을 축

하고(Bolino et al., 2002), 축 된 사회  자본이 

지속 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Chang and 

Chuang, 2011; Chiu et al., 2006; Shin et al., 2012; 

Wasko and Faraj, 200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에 련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회

 자본 변수를 매개변수로, 지속  지식기여 의

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

을 설계하 다. 연구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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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요인 변수 의미 참고문헌

조직시민

행동

충성 오 소스 로젝트 참여에 한 자부심과 충성심

Dyne et al.(1994)
사회  참여

커뮤니티 내에서 사회  행 를 하고 커뮤니티의 일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정도

변화주도  참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제안, 신, 고무하여 조직이 발 되

도록 하기 해 극 으로 참여하는 조직원의 의지

사회  자본

응집력 오 소스 소 트웨어 개발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간의 연결성 Shin et al.(2012)

상호 호혜성
개개인들이 서로에게 지속 인 지원의 교환을 강화하며 

혜택을 주고 받는 마음의 부채와 같은 감정

Wasko and Faraji 

(2005)

공유된 비
오 소스 소 트웨어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에 비 을 

공유하고 있는 정도
Chiu et al.(2006)

지속  참여
지속  지식기여 

의도
오 소스 로젝트에 지속 으로 참여하려는 감정 Choi et al.(2013)

<표 1> 변수의 의미

들의 의미는 다음의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3.1 조직시민행동

본 연구의 독립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시

민행동에 련된 주요한 연구로는 Bolino et 

al.(2002), Organ(1988), William and Anderson(1991) 

등이 있다. 이 에서 본 연구에서는 Bolino et al. 

(2002)의 변수를 채택하 다. 기존 연구들 에서 

Organ(1988), William and Anderson(1991) 등의 변수

는 이타주의나 성실성, 의와 같이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높은데 비해, Bolino et al.(2002)의 

변수는 커뮤니티에 한 충성, 이타주의  측면의 

사회  참여, 변화주도  참여 등 정책 으로 활용

할 만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Bolino et al.(2002)에서 사용한 5개의 잠재변수

들 에서 복종과 기능  참여는 본 연구에서 제

외하 다. 복종과 충성은 복되는 구성개념이

고, 기능  참여의 경우 오 소스 개발과 같은 환

경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으로 단된다. 한, 

본 연구는 조직시민행동의 참여에 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목 이므로 이러한 특성은 정책

인 함의가 부족하고, 정책 으로 강화하기 어렵

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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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조직시민행동의 충성은 사회  자본의 상

호호혜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 으로 충성은 소속된 조직을 보호하거나 

발 을 도모하기 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경시하는 

구성원의 행 를 말한다. 여기에는 해당 조직을 

외부에 호의 으로 표하거나 조직을 극 으

로 홍보하는 행 도 포함된다(Blino et al., 2002). 

충성은 오 소스 소 트웨어 커뮤니티에 존속과 

성공에 기여하고자 개발에 참여하는 자발 인 의

도이다(Choi et al., 2013). 경쟁보다 충성을 형성

하는 형태의 력의 강화는 지식 집약  조직의 

사회  규범을 증가시켜 계  사회자본을 강

화시킨다(Nahapiet and Ghoshal, 1998; Starbuck, 

1992).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자발  참

여의도인 충성은 해당 커뮤니티에 한 상호호혜

성을 가져온다. 조직원들이 조직의 이익을 해 자

신의 이익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충성이고(Bolino 

et al., 2002), 개개인들이 서로에게 지속 인 지원의 

교환을 강화하며 혜택을 주고받는 마음의 부채와 같

은 감정이 상호호혜성이기(Shumaker and Brownell, 

1984) 때문에 충성과 상호호혜성은 한 계를 

가지고 있다. 충성도가 높아지면 상호호혜성이 높

아질 것이다. 

H2a: 조직시민행동의 사회  참여는 사회  자

본의 응집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  참여는 조직 내에서 사회  행 를 하고 

조직의 일에 참여하는 행 로서, 조직 내 동호회 

활동이나 아이디어 회의에 참여하여 폭 넓게 공유

하는 행 도 포함된다(Blino et al., 2002; Dyne et 

al., 1994). 사회  참여는 본연의 업무를 한 기능

 참여와 비되는 것으로, 다른 조직 구성원들

과의 계 강화에 을 둔 행 이다. 사회  참

여는 구조  사회자본과 계  사회자본에 향

을 미친다(Bolino et al., 2002). 이상 인 공동체는 

극 인 참여가 있는 멤버들이 존재해야하고, 

극 인 시간과 에 지를 쏟는 멤버들이 존재해야

하므로(Dyne et al., 1994), 오 소스 커뮤니티는 이

러한 극 인 사회  참여가 이루어져야 이상

인 조직이 될 수 있다. 

사회  참여는 조직의 응집에 요한 결정요

소이며(Mullen and Copper, 1994), 실제로 면식이 

없었던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계 강도를 증가

시킨다(Bolino et al., 2002). 오 소스 소 트웨어 

개발자들은 서로 면식이 없이 가상 커뮤니티 내

에서 모여 로젝트는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환경에서 사회  참여는 구조 으로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응집력을 강화할 것이다.

H2b: 조직시민행동의 사회  참여는 사회  

자본의 상호호혜성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사회  상호작용이 구성

원들 간의 매력도를 높인다고 보았다(Bolino et 

al., 2002; Insko and Wilson, 1977). 사회  활동은 

한 조직 구성원 간의 우정과 계 개발과 같은 

계  사회자본에 향을 미친다. 상호호혜성은 

서로에 해 믿음이 있을 때 강화되는데(Putnam, 

1995; Wasko and Faraj, 2005), 사회  참여가 강화

되면 조직 구성원 간의 매력도와 우정과 같은 가

치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믿음이 증가하므로 

상호호혜성이 강화될 것이다(Bolino et al., 2002). 

H2c: 조직시민행동의 사회  참여는 사회  자

본의 공유된 비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강제성이 없는 사교  참여는 조직원이 속한 

조직으로 사회화되는 주요한 수단이다(Bolino et 

al., 2002; Feldman, 1984). 한 조직 생활의 상

호작용 측면에서 이러한 사회  활동을 하는 

동안 리자와 동료들 간에 조직의 신념,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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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포들을 공유하게 된다(Bolino et al., 2002; 

Ibarra, 1992; Levin and Moreland 1999). 이러한 

측면에서 강제성 없는 사회  참여와 사교  모

임은 공유된 비 을 강화할 수 있다.

H3: 조직시민행동의 변화주도  참여는 사회

 자본의 공유된 비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변화주도  참여는 다른 조직원들에게 제안, 

신, 고무하여 조직이 발 되도록 하기 해 

극 으로 참여하는 조직원의 의지를 말한다(Blino 

et al., 2002). 이러한 요소의 강화는 조직의 인지  

자본, 그 에서도 특히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공통된 목 과 열망을 상징하는 공유된 비 을 강

화할 수 있다(Bolino et al., 2002; Tsai and Ghoshal, 

1998). 

오 소스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비 이 명확해서 

이를 수정하거나 강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변화주도  참여는 참여의 강도 측면에서 가장 

극 인 참여 방법이므로, 변화주도  참여는 

오 소스 개발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비 을 강

화할 것이다. 즉, 공유된 비 은 자원을 결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다른 트를 돕는 결합

인 메커니즘(Chiu et al., 2006)이므로 극 으

로 다른 사람을 변화하고 돕는 변화주도  참여

는 오 소스 개발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비 을 

강화할 것이다. 

3.2 사회  자본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매개변수로 설정한 

사회  자본에 련된 변수는 가상 커뮤니티 내

에서 지식을 기여하는데 있어서 사회  자본의 

역할을 연구한 Wasko and Faraji(2005)로부터 원

용하 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을 구조  

자본, 인지  자본, 계  자본으로 구분하고, 구

조  자본으로는 응집력(Centrality), 계  자본

은 상호 호혜성(Reciprocity), 인지  자본은 공유

된 비 (Shared Vision)을 채택하 다. 선행연구에

서는 이러한 변수 이외에도 계  자본의 몰입

(Commitment)과 인지  자본의 스스로 평가한 

문성(Self-rated Expertise), 해당분야 경력(Tenure 

in the Field) 등을 사용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 다. 그 이유는 몰입은 조직시민행동의 

충성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선행연구에서 몰입의 

설문항목을 충성심으로 표 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 제외하 다. 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인

지  자본의 변수들은 설문항목이 아니었고, 법

률 문가 가상 커뮤니티에 특화된 변수로 단

하여, Bolino et al.(2002)의 공유된 비 을 인지  

자본의 변수로 사용하 다.

H4: 사회  자본의 응집력은 지속  지식기여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응집력은 구조  자본에 련된 변수로서, 공

동의 목표 달성을 해 업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성원들 간의 연결성을 말한다(Budman et al., 

1993). 한 조직 구성원들이 과업 수행을 해 

력할 수 있는 조직에 소속되려는 마음의 강도

를 의미하기도 한다(Shin et al., 2012; Wasko and 

Faraj, 2005). 사회 인 연결 강도(Social Tie)와 지

속  참여 의도 간에는 유의한 계가 존재한다

(Chen, 2007; Sun et al., 2011; Wang and Chiang, 

2009). 특히, Wasko and Faraj(2005)에서는 응집력

이 집단 행동을 지속시켜, 지식기여를 이끌어낸

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오 소스 소 트웨

어 커뮤니티의 응집력 강화는 지속  지식기여 

의도를 강화할 것이다. 

H5: 사회  자본의 상호호혜성은 지속  지식

기여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상호호혜성은 계  자본에 련된 변수로

서, 개개인들이 서로에게 지속 인 지원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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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며 혜택을 주고받는 마음의 부채와 같

은 감정이다(Shumaker and Brownell, 1984). 이러

한 호혜성은 서로에게 지속 인 기여를 강화하

고 개개인의 노력에 보답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Wasko and Faraj, 2005). 많은 

연구들이 믿음은 지속  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Hashim and Tan, 2015; Sun 

et al., 2011; Wang and Chiang, 2009; Zhang et al., 

2010). 한 Wasko and Faraj(2005)는 상호호혜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지식기여의 지속성이 강화된

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소스 소 트웨어 커뮤

니티에서의 상호호혜성이 강화될수록 지속 으

로 지식기여 의도가 증가할 것이다.

H6: 사회  자본의 공유된 비 은 지속  지식

기여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공유된 비 은 인지  자본의 변수로서, 조직 

내에 구성원 간의 공통된 목 과 열망을 나타낸

다(Chiu et al., 2006; Tsai and Ghoshal, 1998). 가상 

커뮤니티는 일반 으로 공통의 목 과 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그룹이다. 비 과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커뮤니티를 더욱 결속시키고, 

동하게 만들며, 최종 으로 더 많은 지식을 기여

하게 함으로써 조직에게 이익을 제공한다(Chiu et 

al., 2006). 한 Wasko and Faraj(2005)는 인지  

자본의 강화는 다른 사람들과 기술과 지식, 특별

한 과정, 업무 규범과 같은 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고 받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오 소스 소

트웨어 커뮤니티에 비 이 공유될수록 지속

으로 지식기여 의도가 증가할 것이다.

Ⅳ. 설문  데이터 수집

4.1 설문 문항 개발

본 연구의 연구 변수들에 한 측정항목은 선

행 연구를 통해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항

목들을 식별하여 구성하 다. 측정항목은 리커트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부록> 참조). 

본격 인 설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설문항목에 

사용된 용어들이 설문 응답자의 이해도에 합한

지를 확인하기 하여 사  테스트(Pre-test)를 진

행하 다. 사  테스트에는 경 정보학과 교수 3

인과 해당 공 박사 3인, 박사과정 학생 4인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 고, 제시된 의견을 바

탕으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 다. 한국 개발자

와 외국 개발자 모두를 설문 상으로 하여 한국

어 버 의 설문지와 어 버 을 비하 다. 

4.2 데이터 수집 차

본 연구의 상이 되는 모집단은 오 소스 개

발자들이므로, 세계 으로 주요 오 소스 개발 

랫폼으로 인식되고 있는 Github, Google Code, 

Source Forge와 국내 최 의 오 소스 개발 랫

폼인 네이버 개발자센터의 오 소스 개발자들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다.

설문지는 Google Docs로 작성되었고, 이메일 

송을 통한 온라인 설문으로 2014년 4월부터 5

월까지 진행되었다. 국내와 국외를 합쳐서 총 

4,000개가 송부되었는데, 171개가 회수되었다. 원

래의 계획은 한국 개발자와 외국 개발자를 모두 

상으로 하 으나, 외국 개발자의 응답은 19개

에 불과하여 이를 제외하 다. 수집된 152개의 국

내 개발자들의 설문 에서 불성실한 답변을 한 

15개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137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 다. 

Ⅴ.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수립한 연구모형에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e Equation Model: SEM)을 용하여 분석

하 다. 먼 ,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을 분

석하여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

으며, 구조모형(Structure Model)의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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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빈도(%)

주요 사용 

업 랫폼

네이버 개발자 센터 47명(34.31%)

Github 58명(42.33%)

Google Code 21명(15.33%)

Source Forge 6명(4.38%)

기타 5명(3.65%)

연령

10 6명(4.38%)

20 87명(63.50%)

30 36명(26.28%)

40 7명(5.11%)

50  이상 1명(0.73%)

오 소스 

소 트웨어 

개발 참여 

경력

6개월 미만 38명(27.73%)

6개월~1년 미만 14명(10.21%)

1년~2년 미만 38명(27.73%)

2년~3년 미만 22명(16.06%)

3년 이상 24명(17.52%)

성별
남성 114명(83.21%)

여성 23명(16.79%)

<표 2> 인구통계학  특성(N: 137)

잠재변수들 간의 계를 분석하 다. 분석에는 

LISREL 8.8 로그램이 사용되었다.

본 장의 제1 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

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정리한다. 제2 에서는 

설문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수

행된 측정 모형 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으로 제 3 에서는 구조 모형의 분석을 통하여 

잠재 요인들 간의 계에 한 가설들을 검정한 

결과를 기술한다.

5.1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응답자들의 특성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는 것

과 같다. 오 소스를 개발하는 주요 사용 업 랫

폼으로는 네이버 개발자센터 47명(34.31%), Github 

58명(42.33%), Google Code 21명(15.33%), Source 

Forge 6명(4.38%), 기타 5명(3.65%)이었다. 3  메

이  랫폼(Github, Google Code, Source Forge) 

비율이 60% 이상으로 정한 표본 분포를 나타

내고 있다. 연령 는 10  6명(4.38%), 20  87명

(63.50%), 30  36명(26.28%), 40  7명(5.11%), 50

 이상 1명(0.73%)으로 나타났다. 20 와 30 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포는 오  

소스 개발자들의 일반 인 특징과 일치한다(Choi 

et al., 2013). 오 소스 개발 참여 경력은 6개월 미

만 38명(27.73%), 1년 미만 14명(10.21%), 2년 미

만 38명(27.73%), 3년 미만 22명(16.06%), 3년 이

상 24명(17.52%)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의  

개발자 비율(37.94%)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체 으로 고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성별은 남성

이 114명(83.21%), 여성이 23명(16.79%)으로 남성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한 이  연

구(Choi et al., 2013)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학 인 통계를 

살펴보면, 표본은 오 소스 개발자의 모집단을 

잘 표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5.2 측정모형의 타당성

측정모형을 분석하여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

당성을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조직

시민행동 이론과 사회  자본의 이론을 기반으로 

설계하 고, 요인들과 측정 변수 간의 련성을 

규명하는 것이 목 이기 때문에 확인  요인분석

을 실시하여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 별 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 다. 

집 타당성 분석에서는 연구모형의 잠재변수

가 측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검증하는 

데, 다 상 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R2 > 

0.49)과 표 요인 재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 

SFL > 0.7)의 값을 용하 다(Carmines and Zeller, 

1979).

2차에 걸쳐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조직시민행동 이론의 잠재변수인 

충성(충성 3), 변화주도  참여(변화주도  참여 

1, 변화주도  참여 2)의 3개 측변수가 제외되

었고, 사회  자본 이론의 잠재변수인 응집성(응

집성 1)의 1개 측변수가 제외되었다. 이들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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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측변수
1차 2차

비고
R2 Loading R2 Loading

조직시민행동

충성

lo1 0.70 0.84 0.67 0.85

lo2 0.54 0.73 0.54 0.73

lo3 0.47 0.69 탈락

사회  참여
sp1 0.55 0.77 0.55 0.78

sp2 0.59 0.80 0.54 0.79

변화 주도

참여

adp1 0.39 0.60 탈락

adp2 0.37 0.66 탈락

adp3 0.47 0.75 0.50 0.76

adp4 0.45 0.75 0.55 0.81

사회  자본

(구조  자본)
응집성

co1 0.39 0.63 탈락

co2 0.68 0.72 0.52 0.76

co3 0.53 0.73 0.78 0.78

사회  자본

( 계  자본)
상호호혜성

re1 0.58 0.76 0.57 0.76

re2 0.73 0.86 0.74 0.86

re3 0.78 0.88 0.78 0.89

사회  자본

(인지  자본)
공유된 비

sv1 0.56 0.76 0.54 0.75

sv2 0.58 0.77 0.61 0.77

sv3 0.55 0.75 0.55 0.75

지속  참여
지속  

지식기여의도

cka1 0.74 0.86 0.74 0.86

cka2 0.62 0.79 0.61 0.80

cka3 0.73 0.85 0.72 0.85

<표 3> 집  타당성 분석

외한 다른 측변수들은 부 요인 재량이 0.7

이상으로 기 을 충족하 다.

내 일 성 측정은 크론바하 알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잠재변수에 해 신뢰도 검증

을 수행하고, 개념신뢰도검증(CR; Construct Reli-

ability)  평균분산추출값검증(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실시하 다. 

크론바하 알  값은 0과 1사이의 값으로, 1에 

근 할수록 측정변수들 사이의 신뢰도가 높다. 

체 으로 0.6~0.7 정도 범 이면 수용가능하고, 

0.7~0.9 정도면 좋은 편이며, 0.9 이상이면 우수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George and Mallery, 2003). 

본 연구의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모든 잠재변

수들에 하여 크론바하 알  값이 0.7 이상의 높

은 신뢰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내 일 성을 지

니고 있다고 단된다. 

개념신뢰도는 측정모델 평가에 사용되는 측

정치로서, 0.7 이상이 나오면 모형 잠재 변수 측

정이 내  일 성을 지니고 있다고 단한다. 

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개념신뢰도의 값이 

0.7 이상으로 내  일 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평균분산추출값은 잠재변수에 한 측변수

의 설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나

타낸다. 보통 0.5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

로 단된다(Fornell and Larcker, 1981). 분석 결

과 <표 4>와 같이 모든 변수가 0.5 이상을 확보

하고 있으므로 내  일 성을 지니고 있다고 

단된다. 

마지막으로 별타당성은 구성개념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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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측변수

상 계 분석

충성
사회  

참여

변화주도

 참여
응집성

상호 

호혜성

공유된 

비

지속지식

기여의도

충성 lo1, lo2 0.85

사회  참여 sp1, sp2 0.36 0.90

변화주도  참여 adp3, adp4 0.37 0.48 0.84

응집성 co2, co3 0.24 0.58 0.56 0.88

상호호혜성 re1, re2, re3 0.33 0.63 0.64 0.49 0.87

공유된 비 sv1, sv2, sv3 0.63 0.57 0.58 0.42 0.52 0.86

지속지식기여 의도 cka1, cka2, cka3 0.48 0.63 0.77 0.53 0.82 0.77 0.86

<표 5> 별타당성분석(상 계수와 AVE 제곱근)

구 분 잠재변수 측변수 Cronbach's Alpha CR AVE

조직시민행동

충성
lo1

0.759 0.7900 0.7493
lo2

사회  참여
sp1

0.758 0.7850 0.7414
sp2

변화주도  참여
adp3

0.767 0.7850 0.7415
adp4

사회  자본

(구조  자본)
응집성

co2
0.746 0.7700 0.7205

co3

사회  자본

( 계  자본)
상호호혜성

re1

0.874 0.8367 0.8115re2

re3

사회  자본

(인지  자본)
공유된 비

sv1

0.804 0.7567 0.7018sv2

sv3

지속  참여 지속  지식기여 의도

cka1

0.876 0.8026 0.7729cka2

cka3

<표 4> 내 일 성 분석

계를 나타내는 분석으로, 잠재변수들 간의 상

행렬(Correlation Matrix)을 측정하 다. 별타

당성은 다 공선성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피어슨 

상 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가 척도

로 사용된다. 일반 으로 상 계수 값이 0.8 이하

이면 잠재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이 없다고 단

하는데, 본 연구 변수들의 상 계수는 <표 5>와 

같이 모두 0.8 이하로 나타났다. 한 평균분산추

출의 제곱근 값이 어도 0.7 이상이고, 이 값이 

잠재변수 간의 상 계수 값을 상회하므로 구성개

념들 간 별타당성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5.3 구조모형의 타당성

구조모형의 합성은 이론모형과 실제 공분산 간

에 일치하는 정도를 분석해서 별한다. 별에 사용

되는 항목은 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 

증분 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이다. 본 연

구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구조모형의 합성

(n = 137, X² = 218.66 df = 108, X²/df = 2.024)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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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결과 기

합지수

(Absolute Fit Measures)

X²/자유도(df) 2.024 ≤2**, ≤3*

GFI 0.84 ≥0.90**, ≥0.80*

RMR 0.066 ≤0.05**, ≤0.08*

RMSEA 0.087 ≤0.05*

증분 합지수

(Incremental Fit Measures)

NFI 0.93 ≥0.90**

NNFI 0.95 ≥0.90**

CFI 0.96 ≥0.90**

Acceptability: **Acceptable, *marginal.

<표 6> 구조모형의 합성 분석 결과

<그림 2> 연구모형 경로분석 결과

가설 내용 |t|값 계수 결과

조직시민행동

→

사회  자본

H1 충성 → 상호호혜성 3.86*** 0.46 채택

H2a 사회  참여 → 응집성 4.61*** 0.60 채택

H2b 사회  참여 → 상호호혜성 2.78*** 0.30 채택

H2c 사회  참여 → 공유된 비 -0.17 -0.02 기각

H3 변화주도  참여 → 공유된 비 3.84*** 0.69 채택

사회  자본

→

지속  지식기여의도

H4 응집성 → 지속  지식기여의도 -0.48 -0.05 기각

H5 상호호혜성 → 지속  지식기여의도 4.02*** 0.47 채택

H6 공유된 비  → 지속  지식기여의도 3.40*** 0.49 채택
*a = 0.10, |t| > 1.64, **a = 0.05, |t| > 1.96 ***a = 0.01, |t| > 2.58.

<표 7> 가설 검증 결과

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5.4 가설 검증

본 연구의 잠재변수 간 인과 계를 나타내는 

경로 분석 결과는 <그림 2>  <표 7>과 같다.

오 소스 개발자의 조직시민행동의 강화가 오

소스 개발 커뮤니티의 사회  자본을 축 한다

는 가설들 에서 사회  참여-공유된 비 (H2c) 

경로를 제외하고 모두 채택되었다. 오 소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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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의 사회  자본 축 은 지속  지식기여

의도를 강화한다는 가설 에서 응집성-지속 지식

기여 의도(H4) 경로를 제외하고 모두 채택되었다. 

5.4.1 조직시민행동-사회  자본

H1: 조직시민행동의 충성과 사회  자본의 

계  자본인 상호호혜성 간의 계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오 소스  개발 커

뮤니티에 한 충성은 커뮤니티 내의 상호호혜성

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충성은 자발

으로 오 소스 소 트웨어 커뮤니티에 존속과 성

공에 기여하고자 개발에 참여하는 의도이므로,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오 소스 커뮤니티의 계

 사회자본을 강화한다는 이  연구(Bolino et 

al., 2002)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 경쟁보

다 충성을 형성하는 형태의 력 강화는 오 소

스 개발 커뮤니티의 사회  규범을 증가시켜 

계  사회자본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2: 조직시민행동의 사회  참여가 구조  자

본인 응집성(H2a)과 계  자본인 상호호혜성

(H2b)을 강화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인지

 자본인 공유된 비 (H2c)을 강화한다는 가설

은 기각되었다. 

H2a: 오 소스 개발 집단에서 사회  참여와 

같은 사회 인 상호작용은 서로간의 계를 강화

시키고, 그로 인해 커뮤니티 내부의 응집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 트웨

어 개발자들은 특성상 하나의 문제에 집 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

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활동을 함으로써 

커뮤니티 내부의 네트워크 계 강도를 강화시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오 소스 개발 커

뮤니티의 경우 서로 얼굴도 본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회  참여는 조

직 구성원들 간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H2b: 사회  참여와 같은 사회  상호작용은 

구성원들 간의 매력도를 높이고, 조직 구성원 간

의 계 개발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사회  참여는 서로에 한 믿음을 강화

시키고, 상호호혜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것은 이  연구(Bolino et al., 

2002)의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  참여가 강화되면 조직 구성원 간의 매력

도와 우정과 같은 가치가 생성되며, 서로에 한 

믿음이 증가하므로 상호호혜성이 증가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H2c: 사회  참여가 공유된 비 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상과 달리 채택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 의 하나는 오 소스 개발자

들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오

소스 개발자들은 체로 신념이 확고하고, 하나

의 문제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으며, 목표가 뚜렷

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

해 사회  참여 정도로는 개인의 비 을 수정하

여 공통 인 비 을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보인다. 즉, 문성이 강한 집단일수록 

개인의 비 을 체의 비 으로 공유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고려하면, 이것은 수  가능할 

수 있는 결과라고 단된다. 

H3: 조직시민행동의 변화주도  참여와 사회

 자본의 인지  자본인 공유된 가치와의 계

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

 참여보다 높은 수 의 참여인 변화주도  참

여를 하는 사람들은 커뮤니티의 성공을 해 비

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

소스 커뮤니티는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얼굴

을 본 조차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으

므로, 일반 으로 비 을 공유하기 쉽지 않은데, 

커뮤니티의 운명을 걱정하며 변화를 주도하겠다

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비 을 공유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5.4.2 사회  자본 련 가설

H4: 사회  자본의 응집력이 지속  지식기여 

의도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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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자본인 응집력은 목

달성을 해 업함으로 얻어지는 구성원들 간의 

연결성 혹은 마음의 강도인데, 오 소스 개발 커

뮤니티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오 소스 로젝트

에 지속 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률 문가들을 상으로 한 

연구(Wasko and Faraj, 2005)에서 응집력이 지속

 지식 기여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일

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 이유는 질문에 자유롭

게 답변을 남기는 지식공유 커뮤니티에 용되는 

원칙이 오 소스 개발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집단에는 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오 소스 커뮤니티에서는 오 소스 개발이

라는 정해진 목표를 해 업무를 분배하고, 조직

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응집성은 

오 소스 개발의 성공에는 향을 미칠 수는 있

어도 향후에 다시 지속 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H5: 사회  자본의 상호호혜성이 지속  지식

기여 의도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계  자본인 상호호혜성은 서로에게 

혜택을 주고받는 마음의 부채와 같은 감정으로 

이러한 부분이 강화되면 지속  지식기여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Wasko and 

Faraj(2005)는 상호호혜성이 높아질수록 지식기

여의 지속성(Ongoing Contribution)을 강화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는데, 오 소스 커뮤니티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사회  참여로 인해 계

 자본이 축 되고, 이 게 축 된 계  자본이 

지속 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6: 사회  자본의 인지  자본인 공유된 비

이 지속 인 지식기여 의도에 양의 향을 미친다

는 가설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유된 

비 은 커뮤니티 내에서 구성원들 간에 비슷하거

나 공통된 신념  목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인지  자본이 축 될수록 해당 

오 소스 커뮤니티에 지속 으로 참여하는 것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공유된 비 은 

사회  참여의 활동으로는 증진되지 않고, 변화주

도 인 참여를 통해 강화되고, 이 게 강화된 공유

된 비 은 개발자들이 해당 커뮤니티에 지속 으

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Ⅵ. 토의  시사

6.1 결 론 

최근의 조사 결과(North Bridge and BlackDuck, 

2014)에 따르면, 소 트웨어 분야에서 오 소스

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고, 로벌 트 드로 자

리 잡으면서, 다국  기업들이 커뮤니티 지원에 

선제 으로 나서고 있다. 오 소스 소 트웨어 

개발 로젝트는 자발 으로 업하는 소 트웨

어 개발자들로 구성된 인터넷 커뮤니티 형태로 

진행된다.

오 소스 개발 로젝트는 개방성과 력  

기술 개발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로

젝트가 성공하기 해서는 개발자들의 자발 인 

참여와 력이 매우 요하다. 오 소스 로젝

트의 성공에  다른 주요한 변수는 개발자들의 

지속 인 참여 의지이다. 로젝트 기에는 참

여가 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좋은 성과를 내

기 해서는 지속 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더 

요하다(Choi et al., 2012; Colazo and Fang, 2009; 

Fang and Neufeld,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

발  참여와 력에 한 이론인 조직시민행동 

이론과 사회  자본 이론을 기반으로 오 소스 

커뮤니티에 한 개발자들의 지속 인 참여와의 

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 

이 까지 오 소스 분야에서 조직시민행동의 

참여 인 측면과 사회  자본을 활용하여 지속

인 참여에 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없었다. 

부분 조직시민행동 이론이나 사회  자본 이론 

의 하나만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조직

시민행동의 충성, 복종, 참여 등을 변수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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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오 소스 개발 로젝트의 개방성과 력  

기술 개발의 측면에 맞게 이론을 채택하고, 분석

에 합한 변수들을 설정하 다. 

가설 검증 결과, 조직시민행동은 사회  자본

의 축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보다 구체 으로 보면, 계  자본인 상호

호혜성은 조직시민행동 변수인 충성과 사회  참

여로 강화된다고 결론이 도출되었다. 오 소스 

커뮤니티의 운 자들은 오 소스 커뮤니티를 운

함에 있어서 오 소스의 정신과 오 소스 커뮤

니티에 한 충성도를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오 소스 개발 이외의 다양한 참여기

회를 늘리면, 구성원들 간의 상호호혜성이 높아

진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다음으로, 사회  자본의 구조  자본인 응집

력은 사회  참여로 강화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

다. 즉, 구성원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해서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의 연결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소스 커뮤니티는 기본 으

로 목 이 명확한 집단이므로 다양한 사회  참

여 활동을 통해서 구조  자본을 축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발자들 간

의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개발자들

을 가상 커뮤니티 내의 소규모 동호회 활동이나 

아이디어 회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자본  인지  자본인 공

유 비 은 변화주도  참여로 강화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변화주도  참여는 가장 능동 인 참

여 방법으로서, 구성원들이 커뮤니티의 운명에 

해 걱정하는 강도가 강해지고, 극 으로 다

른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참여를 한다면 공유된 

비  역시 수정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

소스 개발자들은 기업에 속하여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

발 으로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변화주도 인 참여를 

유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오 소스 소

트웨어 페어(Fair)나 회와 같은 극 인 온

오 라인 모임을 주최하여 변화주도  참여를 이

끌어내야 할 것이다. 

사회  자본과 지속 인 지식기여 의도 간의 

계를 살펴보면, 계  자본인 상호호혜성과 

인지  자본인 공유 비 은 요한 향 요인으

로 나타났다. 오 소스 개발 커뮤니티는 부분 

에 얼굴을 본 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서로 간에 끈끈한 계

가 만들어지기 어려우므로 사회  참여와 충성도

를 높여주는 운 정책을 설계하여 상호호혜성과 

같은 계  자본을 축 하고, 이는 결국 지속 인 

커뮤니티 참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운 진은 계  자본이 축 될 수 있

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내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향

후에 커뮤니티의 운 자들은 비 을 공유하는 정

책을 설계하거나 공유된 비 을 가진 개발자들로 

로젝트 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실무 인 

시사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성공 인 오

소스 소 트웨어 정책을 수립하기 해서는 개

발자들이 지속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력 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 오

소스 개발 리더들은 구성원들이 커뮤니티 내에

서 동일한 비 을 공유하고, 상호호혜성을 지니

게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오 소스 개발 환경에 다양한 참여 로

그램을 수립하여 개발자들이 소 트웨어 개발 외

에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

지, 구성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요구된다. 오 소스 커뮤니티

는 부분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참여를 통해 구

성원들 간의 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오 소스 개발 커뮤니티에서 구성

원들의 충성도, 다양한 사회  참여, 극 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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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도  참여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 방

안들이 구 되면, 구성원들 간의 계성과 인지

 동질성이 높아져서 구성원들의 지속 인 참여

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오 소스 소 트웨어의 개발 성과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분석 결

과를 활용하여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고 단된다. 

6.2 연구의 한계   향후 추진방향

본 연구는 오 소스 개발에서 요한 요소라

고 생각되는 자발 인 참여와 업 측면에 

을 맞추어 조직시민행동 이론과 사회  자본 이

론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수립하 다. 이를 통

해 자발 인 참여와 업 강화가 오 소스 개발

의 성공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 을 도출

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가지

고 있는데, 본 장에서는 이러한 한계 과 이를 보

완하기 한 향후 연구방향에 해 알아본다. 

첫째, 오 소스가 최근에 각 받고 있는 이유

는 신성에 있다. 이러한 신성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인 조직시민행동의 변수들과 

한 계성을 지닐 것으로 상되나 이를 밝히

지 못하 다. 향후 추가 으로 조직시민행동과 

신성 간의 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오 소스 로젝트의 성

공을 나타내는 변수로 개발자들의 지속 인 참여 

의도로 설정하 다. 그러나 오 소스 로젝트의 

성공을 나타내는 변수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구

성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 를 들면, 지식 공유

의 질과 양을 들 수 있다(Chiu et al., 2006).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의 지속  참여 의도뿐

만 아니라 오 소스 로젝트의 성공을 나타내는 

다양한 구성 개념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 

구성원들의 지속 인 참여가 실제로 오 소스 개

발 로젝트의 성공에 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에 련된 

변수로 충성과 참여만을 채택하여 분석하 다. 

오 소스 개발에서 이러한 변수가 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 외에도 조직시

민행동에 련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해 

보는 것도 이 분야의 연구 결과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넷째, 본 연구의 표본은 오 소스 개발자의 기

반이 비교  취약한 국내 개발자들로 제한되어 

있다. 비록, Github, Google Code, Source Forge 등

의 주요 랫폼에 소속된 개발자들이 다수 으

나, 국내 개발자뿐만 아니라 외국의 개발자까지 

포함되었다면, 더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에 국내

와 해외의 개발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두 그룹의 

비교 등을 시도한다면 보다 흥미로운 결과가 도

출될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오 소스 개발자들의 자가 인식을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에만 의존하 다. 이에 따

라 이  연구(Wasko and Faraj, 2005)에서 사용한 

사회  자본에 련된 변수들 에서 2차 데이터

를 사용한 변수는 활용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인식만으로 측

정하기 보다는 2차 데이터를 혼용하는 연구를 추

진한다면, 보다 포 인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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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연구 개념의 측정항목

연구개념 측정항목 참고문헌

충성

lo1
나는 오 소스 소 트웨어 개발이라는 사회  움직임이 공공매체나 언론에

서 다루어질 경우 자 심을 느낄 것이다.

Dyne et al. 

(1994)lo2
오 소스 소 트웨어 개발에 해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공격할 경우 

나는 이를 방어할 의사가 있다.

lo3 오 소스 소 트웨어 개발이라는 사회  동향에 한 충성도가 있다.

사회  참여
sp1 나는 새로운 로젝트 는 개선을 해 아이디어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한다. Dyne et al. 

(1994)sp2 나는 오 소스 로젝트의 이익을 해 다른 외부그룹에도 참여하고 있다.

변화주도

참여

adp1
나는 동료들에게 오 소스 소 트웨어 개발을 한 창의  제안을 자주 

한다.

Dyne et al. 

(1994)

adp2
나는 문 인 단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에 한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편이다.

adp3
나는 오 소스 로젝트 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이 극 으로 발언하도록 

독려하는 편이다.

adp4 나는 동료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도와 다.

응집력

co1 로젝트 구성원들은 개인 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그룹으로 행동한다.

Shin et al. 

(2012)co2 로젝트 구성원들은 서로 하게 연결되어 있다.

co3 커뮤니티의 일부 구성원들과는 긴 한 사회 인 계를 유지하고 있다.

상호호혜성

re1
다른 구성원들이 나를 도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구성원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Wasko & 

Faraji 

(2005)
re2 내가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구성원  군가가 나를 도와  것이다.

re3 내가 필요로 한다면 구성원들이 도와  것이라고 믿는다.

공유된 비

sv1
로젝트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문 인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서로 돕

겠다는 비 을 공유하고 있다. 

Chiu et al. 

(2006)
sv2

로젝트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겠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sv3
로젝트 구성원들은 서로 도와주는 것이 즐겁다는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

고 있다.

지속

지식기여의도

cka1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요청한다면, 나는 향후 6개월 내에 다시 오 소스 개

발 로젝트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Choi et al. 

(2013)
cka2

군가가 오 소스 개발 로젝트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면, 나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

cka3
나는 업의 가치를 극 화하기 해 오 소스 개발 로젝트에 계속해서 

참여할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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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jor characteristic of open source software (OSS) is innovativeness. Innovativeness stems 

from the process of sharing and solving technical problem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volun-

tary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of OSS developers on sustained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based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social capital theories. Based on Bolino et al. (2002) 

and Wasko and Faraj (2005), a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are developed. A total of 152 OSS de-

velope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hypotheses are tested by LISREL modeling.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royalty, social participation, and advocacy participation enhance 

or positively influence social capital. In addition, reciprocity and shared vision reinforce intention of 

sustained knowledge contribution. However, the result shows a statistically in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and shared vision and between cohesiveness and intention of sustained 

knowledge contribution.

Keywords: Open Source Softwar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ocial Structure Capital, 

Sustaining Knowledge Contribution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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