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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competency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types of Project Management Office (PMO) leader on the Project Performance and to further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collected data of this study was 

statistically checked using SPSS 25.0 program and AMOS 25.0, and the result analysis and hypothesis verification were conducted 

by applying demographic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model fit, reliability, validity,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The personality types of the project Management Office (PMO) leader had an effect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project performance. 

Conclusion: Since the essence of project Management Office (PMO) leadership for organizational management exists in a smooth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 and the project member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eadership education that strengthens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o manage the communication ability of the PMO leader continuously in terms of personnel 

management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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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12 

 

최근 정보기술(IT) 시스템을 포함한 서비스/유통, 생산, 제조, 

생산/제조, 엔지니어링/건설, 연구개발 ERP 등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 관리하는 프로젝트 영역은 전문화, 대형화되고 있다. 특히, 

경영 패러다임이 거대 자본의 투자보다는 기 투자된 자본의 

효율적 관리로 변화되면서 IT 관련 지식과 주요 기술이 경영의 

요소 기술로 적용되고 있다 (Lee et al., 2013). 이른바, 다양한 IT 

요소 기술이 집약되고 융합되는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기업 인적관리와 경영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Babu, 2015; Park & Park,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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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혁신 IT 기술을 접목한 기업 환경이 다각도로 변화되면서 

민간투자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 증대되고 있으며 

(Yang & Kim, 2022), 프로젝트 진행 계획 대비 실적 분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조정하고 제반 문제점을 예측하여 필요 자원 

배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이 점점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IT 시스템 구축 및 관리 프로젝트는 

국가와 기업이 가진 자원의 제약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지원하고 

지속성가능성장을 촉진하는 기업의 기초 동력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자사의 규모와 예산 범위에 맞게 

PMS(프로젝트관리 시스템: Project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여 인적, 물적 자원, 관련 일정과 범위, 산출/결과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tkinson, 1999; Ko et al., 2019).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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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은 경영목표 달성과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나(Lee & Kim, 2020), 

효과적인 관리 부서의 부재와 전문 인원의 부족으로 원만하게 

사업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예산 낭비 및 사회, 

경제적 기대이익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다 (Kim et al., 2019; Halou et 

al., 2019). 

따라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는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수단이며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한 사전대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에 대하여 건설, 금융, 국방, 공공 분야의 

프로젝트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Monique, et al., 2010; Lee & Lee, 2015; Park, 2017), 특히 

경영Risk를 최소화하고 프로젝트의 목적과 기업의 성과 및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특별 프로젝트 관리 조직(Project Management Office, 

PMO)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Kim et al., 2019; Lee et al., 2017;  

Mahmoud et al., 2023).  

이러한 PMO 조직은 프로젝트 예산과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경영성과 증대를 위한 혁신 조직으로서 (Marzieh et al., 2015), 

프로젝트 관리의 특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영 목표와 구조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기업 가치를 유지하도록 한다(Hurt 

et al., 2009; Yoon et al., 2018). 또한, PMO 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로부터 프로젝트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구성되는 

조직으로서 각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에서 종결까지 핵심 

이해관계와 의사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PMO 의 리더는 

프로젝트 비즈니스 목표의 일관성을 유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까지의 PMO 관련 선행연구가 PMO를 통한 프로젝트 

성과 관리 (Bates, 1998; Geoghegan & Dulewicz, 2008; Hobbs & 

Thuillier, 2008; Kim & Yoon, 2012; Suh et al., 2014; Won et al., 2023) 

연구가 대부분이며 PMO 리더의 개인 성향과 업무 역량이 고객 

서비스 만족과 성공적인 프로젝트 성과를 달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상관관계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상기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성과 달성을 

위한 PMO 리더의 역할과 팀원 관리, 프로젝트 예산, 비용관리, 

인적자원역량이 프로젝트 성과에 기여하는 바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PMO 

리더의 성격유형이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 추가적으로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긍정심리자본이 개인적 성과를 

넘어서 프로젝트 성공이라는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PMO 

리더의 개인 성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과 프로젝트 

관리역량의 주요 변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프로젝트 성과에 

유효한 매개 변인으로 작동하는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본 연구 설계에 반영하였다. 

 

 

2. Research Background 

 

2.1. Project Management Office (PMO) 

 

금융, 건설, 제조, 연구 개발관련 프로젝트는 기업의 다양한 

전략이 교차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기능이 분산될 경우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며,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체계적 통합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Yoo et al., 2022). 따라서, 기업들의 프로젝트 관리의 

효율화를 전담하는 조직 및 시스템으로서 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개념이 주목된다. 

PMO는 리더인 PM (프로젝트 매니저) 및 팀원,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가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절차와 방법,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외부 컨설팅 조직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가진다 (Hill, 2004). 

역사적으로 PMO 는 미국의 육군과 공군에서 1950 년대 대규모 IT 

사업 추진을 위한 PO (Project Office)를 결성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되었으며, 특히 항공우주산업 부문에서는 PERT 또는 CP 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기법들이 등장하였고 (Crawford, 2006), 이후 

국내에서는 금융권 정보시스템을 재구축과 생산 ERP 구축을 

중심으로 2000년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Lee et al., 

2017; Kim et al., 2019). 

현재 PMO 는 IT, 생산, 연구개발, 영업관리, 건설, 서비스 

영역에서 프로젝트관리 전문 운영조직으로 유한한 기간 동안 

수행되며 예산과 비용, 전략기획을 통합하고 수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Lee et al., 2012), 기업 내부적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대외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가공 및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Ko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이하의 논의에서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한 조직적, 

기술적 관리적인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PMO 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하고 PMO 를 운영하는 리더의 성향과 역량수준에 따른 

프로젝트 성과와의 유의미한 영향관계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2.2. Personality Types of PMO Leader 

 

PMO 의 효율적 기능을 강화하고 프로젝트의 질적 서비스 

향상과 성과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PMO 관리자(Lead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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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역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Muller & Turner, 

2007). 

다양한 프로젝트 관리 경력과 기술적 노하우를 포함하여 PMO 

Leader 는 프로젝트 구성원의 행동, 직무성과, 몰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성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 

유형에 대한 연구는 20 세기 초반 특성이론(trait theory)에서 

출발하여 행동 이론(behavior theory), 상황이론(situational 

theory)으로 발전하였으며 2000 년대 이후에는 전통적 리더십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며 리더 개인의 성향을 중심으로 한 변혁적, 

진성 리더십, 긍정기반 리더, 셀프 리더십,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임파워먼트 리더십 등으로 발전하였다 (Chen & Li, 2013). 

대표적으로 리더의 개인 성격과 리더십 유형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Schneider, 1987), 리더의 안정된 

성격특성이 조직행동과 성과를 결정하며 프로젝트 

관리자(Leader)가 팀원으로부터 호감과 존경, 성실성을 보유한 

관리자로 인식되었을 때 조직몰입과 만족도는 향상되고 

이직의도는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Knippenberg & 

Schippers, 2007; Min & Kang, 2012). 또한, 전문 기술과 다양한 경험 

등을 보유한 Leader 의 개인역량이 PMO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기존 서비스의 유지, 보수 체계를 더욱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준다면 기업의 경쟁력은 향상되고 구성원과 조직역량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더 개인의 성격유형이 조직과 

기업역량을 증진시키는 주요 변인임을 확인한 선행연구 (McColl-

Kennedy & Anderson, 2002; Olsson et al., 2012)에서 리더의 

성격유형을 팀원과의 소통과 공유를 중시하는 리더십과 성과 

달성의 효율성과 결과가치를 강조하는 리더십으로 구분하여 

설정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개인 성향의 차이 정도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규명하고자 한다. 

 

2.3. Project Performance 

 

다양한 개념과 현상에 대한 국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국제 

표준화 기구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발표한 ISO 10006은 프로젝트(Project) 를 ‘일련의 조정되고 계획된 

활동으로서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으며 비용, 인력, 자원의 한계를 

포함한 특정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프로세스라고 제시하고 있다 (Hwang et al., 2018). 그러므로 

프로젝트 성과(Performance)는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예산과 

일정, 품질 향성을 위해 노력하고 기존의 제안사항을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되며 (Pinto, 1988), 이는 프로젝트 성과 

측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성과를 단기 및 중, 장기 프로젝트 성과로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Alexandrova, 2021), ’단기’ 프로젝트 

성과는 짧은 일정과 예산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효율성과 관련 

기술개발 및 프로젝트 리더와 팀 구성원의 만족도 및 고객의 최종 

만족도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 장기’ 프로젝트 

성과로는 장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와 제도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 인프라 구축 및 장래 기회 확보와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최소 3 년에서 10 년 이상의 조직에 영향을 주는 

로드맵을 보여준다. (Bhavsar, 2021). 

대표적으로 IT 프로젝트 유형은 고객사이 요구하는 조직 내, 

외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함으로써 신규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서 단기, 장기 프로젝트를 설정하여 

성과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관리(PMO) 리더의 성격유형을 팀원과의 소통과 공유를 

중시하는 ‘관계중심형’과 성과 달성의 효율성과 결과가치를 

강조하는 ‘업무중심형으로 구분하여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 추가적으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로 한다. 

 

2.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은 기업의 조직과 

개인 직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리적 장점과 긍정적인 

면을 발전시켜 개인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심리적 특성을 

의미한다 (Luthans, 2002). 세부적으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 

‘낙천적 기대감,’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 현실로 돌아오는 힘을 

의미하는 ‘회복탄력성’, 이를 뒷받침하는 자존감 확보를 위한 

‘자기효능감’ 등으로 구성된다 (Luthans et al., 2010).   

긍정심리자본은 연혁적으로 미시간 주립대학교(美)에서 시작된 

거시적 관점의 긍정조직학(POS: Positive Organization Scholarship)과 

네브래스카 대학교(美)에서 제시한 조직 구성원의 미시적인 

관점을 지배하는 긍정조직행동(POH: Positive Organization 

Behavior)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다 (Avey et al., 2011). 이를 

통합하고 발전된 긍정심리자본 개념으로 정립한 Seligman et 

al.(1998)은 심리학의 발전 방향이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인간 

행동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면서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긍정심리자본은 경제적 자본과는 달리 인간 개인의 

긍정적 심리 정서를 하나의 자본(Capital)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http://doi.or.kr/10.PSN/ADPER890119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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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인 현실적 한계가 없다는 점, 장기간 지속적으로 심리의 

저층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부문별한 경쟁과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고 있다 (Luthans et al., 

2010). 또한,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실천적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면서 스트레스, 직무 불만족, 

막연한 기대감, 분노 등을 해소하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정서 등을 

상쇄시키는 긍정적 심리기제로서 효능감과 낙천적 마음, 자존감을 

주제로 한 관련 연구가 확대되어 오고 있다 (Cameron et al., 2003; 

Luthans et al., 2010; Abbas et al., 2015).  

그러므로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으므로 나아가 조직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주요 변인으로서 측정, 개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관리(PMO) 리더의 성격유형에 따른 조직 관리 역량이 

최종 프로젝트의 성공적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변인 효과성을 추가 

검증함으로써 프로젝트 성과와 구성원 개개인의 직무성과를 

아울러 높이는 프로젝트관리(PMO) 리더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Research Methods and Materials  

 
3.1.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서비스/유통,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생산/제조, 엔지니어링/건설 부분 등에서 다년간 수주 된 프

로젝트를 직접 수행하거나 프로젝트관리(PMO) 리더 경험이 있는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200명에서 300명 내외를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고 2024년 5월 9일-2024년 6월 8일까지 양적 통계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310명 중에서 불성

실하고 부적절한 설문 응답자 42명을 제외하여 총 268명의 응답 

결과(응답률 86.4%)를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고 최종분석에 적용하

였다.  

 

3.2.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관리(PMO) 

리더의 성격유형이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 추가적으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 <Figure 1>과 같이 연구 모형 가설을 설정하였다. 

 
Figure 1: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3.2.1.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s of PMO 

Leader and Project Performance 

H1: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성격유형은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관계중심형 성격유형

(Relationship-based Communication type)은 프로젝트 성과(Project 

Performance)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업무중심형 성격유형(Task-

based Leader Type)은 프로젝트 성과(Project Performance)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s of PMO 

Leader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2: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성격유형은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관계중심형 성격유형

(Relationship-based Communication type)은 희망/낙천주의

(Hope/Optimism)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관계중심형 성격유형

(Relationship-based Communication type)은 회복탄력성/자기효능감

(Resilience/Self-Efficacy)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업무중심형 성격유형(Task-

based Leader Type)은 희망/낙천주의(Hope/ Optimism)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2-4: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업무중심형 성격유형(Task-

based Leader Type)은 회복탄력성/자기효능감(Resilience/Self-Efficacy)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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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Relationshi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roject Performance 

H3: 긍정심리자본은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긍정심리자본의 희망/낙천주의(Hope/Optimism)는 프로젝

트 성과(Project Performance)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긍정심리자본의 회복탄력성/자기효능감(Resilience/ Self-

Efficacy)은 프로젝트 성과(Project Performance)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3.2.4.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4: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성격유형과 프로젝트 성과 간에 

긍정심리자본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3.4. Data Analysis Method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 및 AMOS 25.0 을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점검하고 인구통계학적 빈도분석, 기술통계, 

모형의 적합도, 신뢰도, 타당도,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델링 

분석기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적용하여 결과 분석과 가

설 검증을 진행하였다.  

 

4. Results and Discussion  

 

4.1. Demographic Character Analysi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Demographic factors Frequency % 

Gender 
Male 211 78.7 

Female 57 21.3 

Age 

20-30 32 11.9 

31-40 39 14.6 

41-50 138 51.5 

51-60 59 22 

Project 
participation 
frequency 

5< 57 21.3 

5<10 199 74.3 

<10 12 4.5 

License 
   presence 230 85.8 

absence 38 14.2 

 
Participation field 

Service/Distribution business  33 12.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56 20.9 

Production/Manufacture 125 46.6 

Engineering/Construction 54 20.1 

Project 
participation 
budget scale 

100 million won<  36 13.4 

100 million won<1 billion won  55 20.5 

1 billion won<5 billion won  73 27.2 

<5 billion won  104 38.8 

Total 268 100 

 

4.2. Correlation Analysis 

본 연구에서 설정한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성격유형, 프로

젝트 성과, 긍정심리자본 등의 각 변수 간 상관관계(Correlations for 

the Variables)를 분석한 결과(Table 2), 각 변수의 상관관계는 양(+)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 변인들의 상관계수 

값이 모두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90 보다 낮게 나타났으므로 변

수간 상관관계의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Item 1 2 3 4 5 

Relationship-based  
Communication type 

1     

Task-based  
Leader Type 

.833** 1    

Hope / Optimism .797** .773** 1   

Resilience / 
Self-Efficacy 

.705** .684** .849** 1  

Project Performance .534** .508** .574** .624** 1 

 

4.3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각 설문 문항에 대한 요인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였고 내적 일관성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를 통한 신뢰

도 분석 결과를 아래 Table 3로 나타내었다. 또한, 측정모형의 적합

도 지수인 TLI, CFI, RMSEA 수치와 측정모형의 집중타당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시된 표준화계수가 모두 .50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어 수렴 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3: Results of Validity & Reliability 

Variable Q E β C. R. Cronbach’s α  AVE 

RBCT 

a 4 1 0.916  

.971 .806 

a 3 1.086 0.922 26.255*** 

a 2 1.133 0.940 27.876*** 

a 1 1.07 0.944 28.332*** 

TBLT 

a 8 1 0.929  

a 7 0.879 0.870 22.838*** 

a 6 1.026 0.940 28.890*** 

a 5 0.795 0.876 23.290*** 

H/O 

b 4 1 0.958  

.966 .780 

b 3 1.02 0.936 33.595*** 

b 2 1.047 0.977 43.301*** 

b 1 0.999 0.967 40.256*** 

R/S 

b 8 1 0.772  

b 7 1.079 0.802 14.192*** 

b 6 1.371 0.902 16.472*** 

b 5 1.3 0.910 1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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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c 4 1 0.610  

.891 .675 
c 3 1.529 0.878 10.897*** 

c 2 1.378 0.796 10.254*** 

c 1 1.507 0.890 10.968*** 

 

Note: ***p<.001, χ² = 315.695 (df=165, p=.000, χ²/df=1.973, RMR=.058, TLI=.972, 

CFI=.976 RMSEA=.060) 
1. Q= Questionnaire, 2. E=Estimate, 3. RBCT= Relationship-based Communication type 
4. TBLT= Task-based Leader Type, 5. H/O= Hope / Optimism 
6. R/S= Resilience /Self-Efficacy, 7. PP= Project Performance 

 

4.4.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 

 

일반적으로 연구 모형을 채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합도 지수는 

TLI, CFI값의 경우 .90 이상, RMR은 .05 미만, RMSEA는 .08 미만이

라고 제시되고 있다 (Bentler & Hu, 1999).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²=298.415(df=158, p=.000), RMR=.056, TLI=.974, 

CFI=.979, RMSEA=.058 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가 적합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Structural Model Fit Figures 

Division χ2 df p RMR TLI CFI RMSEA 

Structural 
Model 

298.415 158 .000 .056 .974 .979 .058 

Standard    ≦.05 ≧.90 ≧.90 ≦.08 

 

상기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으로 경로계수 검증을 실시하여 연구 가설을 검증한 결과(Table 5), 

첫째,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관계 중심형(RBCT) 성격이 프로

젝트 성과(PP)에 미치는 경로 검증에서 경로계수=.048로 나타났고,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업무 중심형 (TBLT)성격이 프로젝트 

성과(PP)에 미치는 경로 검증에서 경로계수=.076으로 나타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설 1.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성격유형은 프로젝

트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기각되

었다. 

둘째,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관계 중심형(RBCT) 성격이 희

망/낙관주의(H/O)에 미치는 경로 검증에서 경로계수=.570 으로 나

타났고, 회복탄력성/자기효능감(R/S )에 미치는 경로 검증에서 경로

계수=.338 로 나타나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관계중심형 성격유

형(Relationship-based Communication type)은 긍정심리자본의 희망

/낙천주의(Hope/Optimism)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2-2(프로

젝트 관리(PMO) 리더의 관계중심형 성격유형(Relationship-based 

Communication type)은 긍정심리자본의 회복탄력성/자기효능감

(Resilience/Self-Efficacy)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모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 가능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업무 중심형 (TBLT)성격이 희

망/낙관주의(H/O)에 미치는 경로 검증에서 경로계수=.466 으로 나

타났고, 회복탄력성/자기효능감(R/S )에 미치는 경로 검증에서 경로

계수=.258 로 나타나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3(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업무중심형 성격유

형(Task-based Leader Type)은 긍정심리자본의 희망/낙천주의

(Hope/Optimism)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2-4(프로젝트 관리

(PMO) 리더의 업무중심형 성격유형(Task-based Leader Type)은 긍

정심리자본의 회복탄력성/자기효능감(Resilience/Self-Efficacy)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는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 가능하였다. 

셋째,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희망/낙관주의(H/O)가 프로젝

트 성과(PP)에 미치는 경로검증에서 경로계수=-.031로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긍

정심리자본의 희망/낙천주의(Hope/Optimism)는 프로젝트 성과

(Project Performance)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회복탄력성/자기효능감(R/S )

이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경로 검증에서 경로계수=.589로 나타

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3-

2(긍정심리자본의 회복탄력성/자기효능감(Resilience/Self-Efficacy)은 

프로젝트 성과(Project Performance)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 가능하였다. 

넷째,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긍정심리자

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희망/

낙관주의(H/O)는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성격유형과 프로젝

트 성과 사이에서 모두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회복탄력성/자기효능감(R/S )

은 관계 중심형(RBCT) 성격과 프로젝트 성과(PP) 사이에서 간접효

과 계수가 .199(.338×.589), 유의수준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업무 중심형 (TBLT)성격과 프로

젝트 성과(PP) 사이에서 회복탄력성/자기효능감(R/S)의 간접효과 

계수가 .152(.258×.589),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남으로써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4(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성격유형과 프로젝

트 성과 간에 긍정심리자본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는 채택 가

능하였다. 

 

 

 



Seungwoo NAM / Journal of Economics Marketing, and Management Vol 12 No 4 (2024) 77-85                    83 

 

Table 5: Path Model Analysis  

Path p. c. S.E.  C.R. 

Bootstrapping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RBCT → PP .048 .104 .046    

TBLT → PP .076 .098 .779    

RBCT→H/O .570 .105 5.424***    

RBCT→R/S .338 .081 4.151***    

TBLT →H/O .466 .099 4.702***    

TBLT →R/S .258 .076 3.384***    

H/O →PP -.031 .105 -.294    

R/S →PP .589 .155 3.815***    

RBCT→H/O→PP    - - - 

RBCT→R/S→PP    .048 .199*** .247 

TBLT→H/O→PP    - - - 

TBLT→R/S→PP    .076 .152** .228 

Note: *p<.05, **p<.01, ***p<.001 

 

 

5.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관리(PMO) 리더의 성격유형에 따른 조

직 관리 역량이 최종 프로젝트의 성공적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변인 효과성을 

추가 검증함으로써 프로젝트 성과와 구성원 개개인의 직무성과를 

아울러 높이는 프로젝트관리(PMO) 리더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판

단하는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PSS 25.0 

프로그램 및 AMOS 25.0을 활용하여 양적 연구와 실증 분석을 진

행한 연구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성격유형으로 설정한 팀원과

의 소통과 공유를 중시하는 ‘관계중심형’과 성과 달성의 효율성과 

결과가치를 강조하는 ‘업무중심형’ 모두 프로젝트 성과에 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리

더의 성격특성과 유형이 조직행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 (Knippenberg & Schippers, 2007)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PMO 리더의 성격유형은 프로젝트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리더가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긍정적 대상으

로 인식되었을 때 구성원의 조직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는 향상되

고 정(+)의 영향을 미쳐서 구성원의 이직의도가 감소한다는 연구

(Min & Kang, 2012)에 의해서는 지지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

시한매개 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

가 있다. 

둘째,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성격유형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구성요인인 희망/낙관주의와 회복탄력성/자기 효능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더의 고유 성격에 바탕

을 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리더십의 근간을 이루며 조직 구성원

들의 긍정적 동기 부여와 심리적 상태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연구 (Reece & Brandt, 2002)와 리더와 팀원 간에 긍정적

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을 유지할수록 팀원의 진로에 대한 

희망과 자존감이 높아지며 직무 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면서 

리더에게 보다 협력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연구 (Mueller & Lee, 

2002)등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조직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십의 본질이 

리더와 프로젝트 구성원과의 원만한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해 주는 리더십 교육을 확충하고 리

더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발 관리는 인사관리 실무 측면에서 지

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가 인식하는 긍정심리자본의 희

망/낙관주의는 프로젝트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

만, 긍정심리자본의 회복탄력성/자기 효능감은 프로젝트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더가 프로젝트 결

과를 쉽게 낙관하고 성공을 예측하는 태도는 프로젝트 성과 달성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즉, 단순한 희망과 일시적인 기대감을 배제하고 평정심을 회복

하며 프로젝트 진행 과정상의 어려움과 이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회복탄력성에 집중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연구 (Coutu, 2002; 

Luthans et al., 2010)에 의해 지지된다. 특히, 자신이 처한 특수한 상

황과 프로젝트 수행 환경을 인식하며 자기 효능감을 갖춘 프로젝

트 관리(PMO) 리더는 긍정적 피드백, 공감과 격려를 팀원들에게 

전파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새로운 아이디

어를 도출하는 프로젝트 성과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된다.  

넷째,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성격유형과 프로젝트 성과 사

이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희망/낙관주의는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았

지만, 회복탄력성/자기효능감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서 목표를 추구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기대하는 희망/낙

관주의 성향은 리더의 성격유형을 조절하여 프로젝트 성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리더의 원만한 임무 수행과 스트레스 감정 관리를 극복

하는 회복력은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변화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자기주도적 결단력과 자존감을 갖춘 자아효능

감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리더의 자질로 인정되기 때문에 리

더의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 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하는 교육 

프로세스 개선이 실무적으로 요구된다. 

다만, 상기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일정부분 연구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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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함으로써 전국 단위로 확대시키지 

못한 공간적 연구 범위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전국단위의 객관적 범위로 확장하여 연구를 다양

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서비스/

유통,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생산/제조, 엔지니어링/건설 부분 등

에서 다년간 수주 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거나 프로젝트관리

(PMO) 리더 경험이 있는 업무 종사자로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정 직무와 직역에 대한 심층 연구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범위를 특정화

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프로젝트 관리(PMO)가 가지는 변

혁적, 진정, 임파워먼트, 셀프리더십의 독립변인을 설정하여 프로

젝트와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연구를 기대한다. 셋

째, 본 연구에서 프로젝트 관리(PMO) 리더의 성격유형과 프로젝트 

성과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긍정심리자본을 설정하였으나, 조절 

변인으로 다양한 변인 관계를 함께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관리(PMO)와 구성원의교환 

관계(LMX),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Fairness) 등의 변인을 추가 

설정하여 리더와 조직관리, 성과 간의 구조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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