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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참여적 작업관행(high involving work practices)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실

증연구들은 많지만(Arthur, 1994; Ichniowski, Shaw & Prennushi, 1995; 

MacDuffie, 1995; Drago, 1996; Youndt et al., 1996; Becker & Huselid, 

1998; Chadwick & Cappelli, 2000; 배종석․사정혜, 2003; 류성민․김성수, 

2007; 유규창․박우성, 2007; 이정현․김동배, 2007; 배진한, 2006; 2008), 어떻게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가를 밝히는 미시 기제들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여기서 양

자 간 관계의 미시 기제들이란 참여적 작업관행이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 고리를 

말한다.  

Appelbaum et al.(2000)의 연구는 참여적 작업관행의 미시 기제에 대한 포괄적이

자 거의 유일한 연구이다. 이들은 일 자체로부터 얻는 보람이나 성취감 즉 내재적 보상

(intrinsic rewards)이 주요 매개변인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참여적 

작업관행은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직무를 형성함으로써 근

로자들이 일 자체에 더 만족하게 만들고, 만족한 근로자는 재량적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

기 때문에 조직수준에서 보면 경영성과가 높아지게 된다. 달리 말하면 참여적 작업관행

은 일 자체에 만족하는 근로자를 낳고, 만족한 근로자는 재량적 노력을 더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조직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만족-재량적 노력-성과]의 관계 이외에 다른 기제가 작동할 수 있고 

이것이 내재적 보상의 선행요인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미 오래 전에 반박된 만

족한 근로자가 생산성도 높다는 인간관계학파의 명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참여적 작업관

행과 성과 간의 미시 기제로서 지식이나 학습의 강조나 연구들이 인접 연구 영역에서 별

도의 연구 흐름을 형성하여 왔다. 작업조직 설계 연구에서 동기부여 관점이 아닌 지식관

점, 그리고 근로자 참여의 효과 기제로서 정서 모형의 대안적 모형인 인지 모형이 그 예

들이다. 지식관점이나 인지모형은 각각 작업조직이나 근로자 참여가 성과를 낳는 기제를 

‘지식’ 즉 지식 공유나 새로운 지식의 창출 또는 기존지식의 강도 높은 활용에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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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식이라는 기제를 참여적 작업관행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 고리 속에 

포함시키면, 참여적 작업관행의 결과나 매개변인으로 밝혀졌던 기존 변인들과 지식 간의 

관계가 중요한 연구과제로 부각되게 된다. 즉 지식과 기존에 밝혀진 매개 혹은 결과변인

들은 병렬적인 관계인지, 선후성이 있는 인과관계인지, 아니면 관계가 없든지 상호작용

하는지가 연구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우리는 기존에 연구되어 왔던 참여적 작업관행의 

매개 혹은 결과변인으로서 내재적 보상과 임금수준을 선정한다. 앞서 검토한 내재적 보

상 이외에 임금수준도 참여적 작업관행의 결과변수로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다(Handel 

& Levine, 2004; Osterman, 2006; 김동배 외, 2005; 배진한, 2006; 2008).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는 지식이 참여적 작업관행과 내재적 보상 및 임금 간

의 관계를 매개하는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지식이 참여적 작업

관행의 중요한 매개변인이라면 어떤 조건에서 참여적 작업관행이 지식과 더 강하게 연계

되어 있는지를 구명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한다. 우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

해 참여적 작업관행과 지식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서 교육훈련과 과업의 불확실성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우리의 시도는 기업실무적인 함의도 제시한다. 이른바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이나 근로자 참여를 도입하거나 활성화하려고 할 경우 지식과 

학습의 활성화를 통한 조직의 혁신역량 강화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한 핵심은 근

로자 역할구조인 작업조직을 설계하는 점이다.

Ⅱ.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Appelbaum et al.(2000)의 연구는 참여적 작업관행이 경영성과를 높이는 미시 기

제에 대한 대표적인 실증연구인데, 이들의 연구는 Hackman & Oldham(1979)의 직

무특성모형에 근거한 것이다. Hackman & Oldham(1979)의 직무특성모형에 있어서 

일차적 종속변수는 일 자체로부터 얻는 보상인 내적 동기부여(internal motivation)이

다.1) 이들의 논의에서 충실화 된 직무는 내재적 동기부여를 낳는 경우에 직무만족이나 

작업의 유효성과 같은 다른 긍정적인 결과도 낳는다. 내재적 동기부여를 끌어내고 활성

1) 이들은 내적 동기부여(internal motivation)를 내재적 동기부여(intrinsic motivation)와 

동의어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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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는 것은 흥미나 재미 그리고 내재적 만족과 같이 활동과 구분되는 다른 결과물이 

아니라 활동 그 자체에서 얻는 만족인데(Ryan & Deci, 2000), 활동의 결과물에 수반

하는 외재적 보상이 아니라 활동 그 자체로부터 얻는 만족이 내재적 보상이므로 내재적 

보상과 내재적 동기부여는 유사 개념이다. 이처럼 Appelbaum et al.(2000)의 내재적 

보상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매개한다는 연구모형은 Hackman & Oldham(1979)

의 논의와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참여적 작업관행이 내재적 보상을 낳는 과정에 숨은 다른 변수나, 인과 고리를 

더 확대할 수는 없는가? 이와 관련된 단서는 작업조직설계(work design)와 성과 간에 

대한 논의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작업조직의 특성이 성과를 낳는 메커니즘으로 동기부여

만이 아니라 지식 또는 학습의 촉진에서 찾는 연구흐름이 있다(Wall et al., 1990; 

Wall, Jackson & Davids, 1992; Wall & Jackson, 1995). 

지식관점은 작업조직 특성이 작업자의 기존 지식의 적용 및 새로운 지식의 개발을 증

진시켜 높은 성과를 낳은 것으로 본다(Wall & Jackson, 1995). 참여적 작업관행의 원

리는 사회기술 시스템의 설계원리인 현장의 변이에 대한 작업자 통제(Cherns, 1976; 

1987)나 Koike(1994)가 말하는 통합방식에 입각하고 있다. 현장 작업단위의 높은 자

율성과 분임조나 제안 등과 같은 오프라인 참여를 통한 개선 활동에의 근로자 참여 그리

고 이런 활동들을 보완하는 인사관행들로 구성된 참여적 작업관행은 기존 지식의 적용만

이 아니라 작업관련 아이디어와 암묵지의 공유를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지식 관점에 따르면 참여적 작업조직은 기존 지식의 활용만이 아니라 근로자 간 지식

이나 아이디어의 공유를 촉진시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데, 이 관점에 입각한 실증연

구들도 간혹 진행되어 왔다(Parker, Wall & Cordery, 2001). 예를 들어 Wall, 

Jackson & Davids(1992)는 AMT 도입 시 작업자가 고장 등에 대한 이상 작업을 직

접 책임지는 작업자 통제방식을 취한 이후 초기에는 주로 고장 교정시간의 단축 현상이 

그리고 후기에는 고장의 빈도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 현상을 지식축적 

기제로 설명하였다. Parker & Axtell(2001)은 작업자가 갖는 자율성이 선행공정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공감대를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Parker, Wall & 

Jackson(1997)은 JIT-TQM 도입이 자율작업팀 도입과 품질업무통합 및 다기능화와 

결합된 경우 작업자들의 전략지향성, 생산오너십, 생산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

가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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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참여적 작업관행보다 광의로는 몰입형 인사관행과 기술혁신 간의 관계를 연구하

는 학자들도 양자 간의 관계를 낳는 메커니즘으로서 지식창출을 들고 있는데(Laursen 

& Mahnke, 2001; Laursen & Foss, 2003; Pini & Santangelo, 2005; Collins 

& Smith, 2006), 이에 의하면 팀 작업이나 분임조와 같은 오프라인 참여는 국부적으

로 산재한 로컬 지식들이 결합되어 신지식을 창출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사실 직무담당

자의 지식 및 숙련수준을 조절변인으로 보았던 Hackman & Oldham(1979)도 충실화 

된 직무는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장욕구를 충족한다고 주장했듯이, 동기부여 접근

을 취하는 사람들도 초기부터 작업조직 특성이 지식창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하

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Leach, Wall & Jackson, 2003). 

그렇다면 참여적 작업관행은 지식창출과 내재적 보상을 모두 낳는다는 것인데, 둘 사

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달리 표현하면 동기부여 관점과 학습/지식 관점

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 참여적 작업관행이 내재적 보상과 지식을 병렬적으로 낳을 

수도 있고 내재적 보상과 지식 간에 선후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식창출과 내

재적 보상 간에 시간적 선후관계를 따지면 전자가 앞선다. 즉 기존의 지식 및 새롭게 학

습하는 지식을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내재적 보상은 업무 수행결과에 대한 정서

적 반응이다. 따라서 참여적 작업조직이 내재적 보상을 낳는 매개변인으로서 지식을 설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재적 보상과 지식 간에는 병렬적인 관계도 성립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상정한 것처럼 지식이 내재적 보상에 선행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근로자 참

여가 성과를 낳는 기제에 대한 정서 및 인지모형에 대한 연구결과는 우리가 설정한 인과

관계가 타당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근로자 참여의 효과 기제에 대한 정서 모형은 

참여가 성과를 낳는 기제로서 목표 몰입과 같은 동기부여를 선정하지만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한 반면, 인지모형은 참여가 성과를 낳는 기제를 지식공유나 지식의 발견이나 확

산과 같은 지식에서 찾고 있으며 유망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제시되고 있다(Latham, 

Winters & Locke, 1994; Wagner et al., 1997). 특히 Latham, Winters & 

Locke(1994)는 참여, 과업전략, 자기효능감의 순서로 연결되는 인과 고리를 발견함으

로써 참여적 작업관행, 지식, 내재적 보상이라는 우리의 가정과 유사한 결과를 얻기도 하

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참여적 작업관행과 내재적 보상을 지식이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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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el & Levine(2004)은 참여적 작업관행과 근로자의 임금수준 간의 이론적 관

계를 최초로 정리하면서 인적자본론, 보상격차이론, 효율임금론 등을 들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적자본론은 참여적 작업관행이 숙련이나 지식의 축적 즉 인적자본을 증진시키기 때

문에 양자 간에 정(+)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예측하고, 보상격차이론은 주로 참여적 작업

관행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노력과 투입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임금을 제공한다고 예

측하며, 효율임금론은 전형적인 설명논리 이외에 고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충성심을 높여

서 참여적 작업관행이 요구하는 노력수준을 끌어낼 수 있다는 논거 및 참여적 작업관행

이 요구하는 기업특수적 숙련을 보전할 목적으로 고임금을 통해 이직을 감소시킨다는 논

거를 통해 참여적 작업관행과 임금 간에 정(+)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을 제시한다. 

참여적 작업관행과 임금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2000년 이후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분석수준은 사업장 수준의 횡단면 분석이 대부분이지만, 사업장

-개인 연계자료를 분석한 경우도 있으며, 패널자료를 사용해서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분

석결과는 참여적 작업관행과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와 일부 관행들이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경우로 나눠진다. 후자의 경우는 오프라인 참여나 QC, 자율작업팀이나 팀, 

업무 자율성, 로테이션, TQM 등과 같은 전형적인 참여적 작업관행들이 임금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Osterman, 2006; 배진한, 2006; 2008).

우리의 관심인 지식의 매개효과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인적자본론이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인적자본론에 따르면 참여적 작업관행이 요구하는 숙련수준을 충족하기 위

해 이미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갖춘 근로자를 선발하거나, 기업특수적 숙련을 내부에

서 축적해 나가게 되므로 참여적 작업관행, 높은 숙련수준, 높은 임금수준의 관계가 설정

되는데, 숙련을 지식으로 치환하면 우리의 연구주제와 동일한 인과 고리를 갖게 된다. 그

리고 효율 임금론은 참여적 작업관행과 지식 간 연계성을 고임금으로 강화하는 기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우리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2: 참여적 작업관행과 임금수준을 지식이 매개할 것이다.

참여적 작업관행은 기존 지식의 활용만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고 할 경우, 

어떤 조건에서 더욱더 그러한가? 참여적 작업관행과 지식 간 관계의 조절요인은 무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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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 수 있지만 자료의 제약 등을 고려해서 본 연구는 교육훈련과 과업의 불확실성을 선

정 한다. 우선 교육훈련 강도나 수준은 참여적 작업조직과 지식 간 관계를 조절하는 관계

를 상정할 수 있다. 참여적 작업관행은 작업수행과 관련된 근로자의 역할구조인데, 이것

이 자체 지식을 창출하는 기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제는 별도의 교육훈련

에 의해 뒷받침될 때 더 강하게 작동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분임조나 TFT와 같은 오프라

인 참여의 경우 문제해결과 관련된 별도의 교육훈련이 제공될 경우에 그리고 보전업무 

담당의 경우에도 보전과 관련된 교육이 제공될 경우 이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지식창출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참여적 작업관행의 지식창출은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특히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지식 관점의 발견이었다(Wall & Jackson, 1995). 지식 관점에서는 직무

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의사결정의 분권화나 작업자 통제방식이 성과를 높이는데, 그 

메커니즘을 학습의 활성화로 본다(Wall & Jackson, 1995). 상대적으로 보면 단순한 

작업보다는 이상 작업이 많은 즉 불확실성이 높은 작업일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되

는 지식의 종류나 수준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참여적 작업관행이 문제해결 

관련 지식을 창출하는 정도도 과업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1: 교육훈련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적 작업관행과 지식 간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

날 것이다.

가설3-2: 과업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참여적 작업관행과 지식 간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종합한 연구모형을 도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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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 및 변수

이 글의 연구대상은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로서 분석수준은 개인이다. 다만 작업관행 1

개는 기업수준에서 측정한 것이 있고, 작업관행과 임금 수준 간 관계를 볼 경우에는 기업

특성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일선감독자 및 근로자 자료와 기업정

보를 결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 결측치를 제외한 총 사례 수

는 5,513개이다. 변수의 측정내역 및 기술 통계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참여적 작업관행을 크게 작업조직과 이를 보완하는 인사관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MacDuffie, 1995), 우리의 관심사인 지식 창출 기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역할구조 

또는 참여기회로도 지칭되는 작업조직 관행이 중요하다. 이처럼 작업조직 관행에 한정하

면 참여적 작업관행은 오프라인 참여나 로테이션 등으로 압축되는데, 이러한 작업관행은 

주로 제조업 핵심 생산직 인력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관련 설문 문항도 이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비제조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생

산직을 대상으로 유연한 작업관행의 지표로 개발된 로테이션은 서비스업에서는 단순 저

임금 노동의 지표일 수도 있다(Cappelli & Newmark, 2004).

독립변수인 참여적 작업관행은 이 분야 연구에서 가장 무난하게 활용하는 방식을 따라 

5개의 개별관행의 합산지수로 측정하였다. 우선 보전업무 담당정도는 개인수준에서 측정

한 변수가 없어서 기업수준의 변수를 결합한 것이다. 동 변수는 “귀사에서 기계설비의 수

리 및 보전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1= 보전부서 전담, 2=직접생산자는 약간의 

보조, 3=보전부서와 직접생산자가 거의 동등하게 담당, 4=대부분 직접생산자가 담당, 

5=직접생산자가 전담)라는 질문인데, 여기서 3 이상에 응답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하

였다. 나머지 4개 변수는 개인수준에서 측정한 변수들이다. ROT, TFT, QC, SUG는 

각각 지난해 로테이션, TFT 등 특별과제 프로젝트, 품질분임조, 제안제도에 참여한 경

우에 1의 값을 부여하였다. 

매개변인과 종속변수는 지식1, 지식2, 내적 보상, 그리고 임금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

원의 ‘인적자원 기업패널조사(2005)’는 Koike(1994)의 지적숙련에 해당되는 변인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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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Koike(1994)는 지적숙련을 ‘이상 작업’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그 구성요소로서 변화취급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들고 있는데, 전자는 생산

공정 전반의 논리에 대한 인지 그리고 후자는 문제의 인과에 대한 지식 등 문제해결 능력

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지식1은 Koike(1994)의 문제해결 능력과 관련된 문항으로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일

에 문제가 발생하면 귀하는 문제의 원인을 어느 정도 압니까?”라는 질문인데 응답범주를 

리코드했다. 변수 값은 1=거의 모름, 2=대강 추측하는 정도임, 3=어느 정도 알 수 있

음, 4=거의 정확히 앎이다. 지식2는 Koike(1994)의 변화대응능력과 관련된 문항으로 

“귀하는 사업장 전체 업무진행 정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인데 역시 

응답범주를 리코드하였다. 변수 값은 1=소속 작업반만 어느 정도 이해, 2=소속 작업반

을 정확히 이해, 3=소속 작업반 앞뒤 업무 정도를 이해, 4=사업장 전반적인 업무를 이

해이다. 

우리가 지식의 측정치로 사용하는 것이 Koike(1994)의 용법에 의하면 지적숙련이지

만, 작업관행과 관련해서 지식을 측정하는 경우에도 지적숙련과 매우 흡사하게 측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지식 접근에 입각해서 참여적 작업관행이 작업자의 지식을 

증진시키는지에 대해 거의 유일하게 지식을 직접 측정한 연구에서도 지식의 핵심지표로

서 문제의 식별과 원인에 대한 인지 그리고 교정을 들고 있는데(Leach, Wall & 

Jackson, 2003) 이는 Koike(1994)의 지적숙련의 지표와 거의 흡사하다. 다른 한편, 

참여적 작업관행은 ‘문제 해결사(problem-solver)’로서의 근로자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는 지적과 같이(MacDuffie & Kochan, 1995) 문제해결과 관련된 지식이 우리의 연구

와 관련된 유관한 지식이다. 돌이켜 보면 사실 Koike(1994)가 단순히 숙련이 아니라 지

적숙련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엔지니어나 기술자의 업무’로 보았던 것은(Koike, 

1994) 지적숙련이 통상적 의미의 단순한 숙련(motor skill)이 아니라 지식에 근사한 개

념으로 보았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내재적 보상은 “내가 하는 일에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낀다”(1=전혀 그렇지 않다, 3=

중간, 5=전적으로 그렇다)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동 문항은 Hackman & Oldham 

(1979)이 내재적 보상/동기부여의 측정 예로서 제시한 “성취감을 느낀다”나 “보람을 느

낀다”를 든 것과 같이 비록 단문항이라 한계는 있지만, 내재적 보상의 핵심적 특성을 측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금은 지난해 월평균임금의 로그 값을 취하였다.  

조절변인으로 사용한 업무의 불확실성은 “귀하가 맡고 있는 일의 성격은 다음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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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까?”라는 질문(1=판에 박힌 일, 2=예외적 상황이 가끔 발생, 3=예외적 상황이 

자주 발생, 4=하나 하나가 새로움)에서 3점 이상에 응답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더

미변수이다. 교육훈련은 Off_JT, OJT, 비공식훈련의 합산지수로 측정하였다. Off_JT

는 지난해 사내외 집체교육훈련에 참여한 경우에 1, OJT는 지난해 OJT에 참여한 경우

에 1, 그리고 비공식훈련은 지난해 선배로부터의 학습에 참여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다. 나머지 개인특성은 <표 1>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표 1> 주요변수의 정의 및 기술통계

 구분 변수의 정의 Mean S.D.

지식1 일의 문제 원인 인지 정도(4=거의 정확히 앎) 3.13 0.60 

지식2 사업장 전체업무 프로세스 이해 정도(4=전반적 업무 이해) 2.82 0.98 

내재적보상 일에서 성취감과 보람 느낌(5=매우 그렇다) 3.49 0.87 

임금수준 월평균 임금의 로그값 5.22 0.43 

작업조직지수 5개 관행의 합산 점수(0~5점 분포) 1.60 1.26 

보전업무 생산직 보전업무 담당(보전부서와 동등 이상 담당=1) 0.24 0.43 

로테이션 지난해 로테이션 경험=1 0.29 0.46 

TFT 지난해 TFT활동 참여=1 0.12 0.33 

분임조 지난해 분임조활동 참여=1 0.34 0.48 

제안 지난해 제안제도 참여=1 0.60 0.49 

훈련 3개 관행의 합산(0~3점 분포) 1.62 0.97 

Off_JT 지난해 집체식 사내 또는 사외 교육 참여=1 0.65 0.48 

OJT 지난해 OJT 참여=1 0.31 0.46 

비공식학습 지난해 선배로부터 학습 받음=1 0.66 0.47 

과업불확실성 담당업무의 불확실성(1=예외 자주 발생 이상) 0.24 0.43

인

적

특

성

성 남성=1 0.80 0.40 

연령 연령(2005-출생년도) 36.66 8.69 

초대졸 이상 전문대졸 이상=1 0.20 0.40 

근속년수 근속년수(2005-입사년도) 9.30 7.39 

현장감독자 현장감독자=1 0.14 0.35 

비정규직 비정규직=1 0.03 0.17 

단능공 단능공=1 0.31 0.46 

다능공 다능공=1 0.42 0.49 

다능기술공 다능기술공=1 0.16 0.36 

주: N=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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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이다. 참여적 작업조직은 지식 및 

내재적 보상 그리고 임금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2> 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지식1

지식2  0.341 

내적보상  0.215  0.199 

작업조직  0.157  0.200  0.204 

훈련  0.092  0.176  0.209  0.494 

불확실성  0.055  0.138  0.122  0.094  0.116 

성  0.090  0.179  0.038  0.177  0.110  0.104 

연령  0.213  0.140  0.151  0.176 -0.004 -0.036  0.125 

초대졸 이상  0.014  0.090  0.009  0.029  0.102  0.091  0.169 -0.178 

근속년수  0.247  0.218  0.134  0.278  0.091  0.006  0.263  0.677 -0.141 

현장감독자  0.191  0.228  0.148  0.154  0.116  0.147  0.146  0.228   0.103  0.265 

비정규직 -0.065 -0.057 -0.048 -0.090 -0.101 -0.014 -0.106 -0.013 -0.028 -0.110 -0.062 

단능공 -0.169 -0.189 -0.113 -0.127 -0.060 -0.117 -0.040 -0.108 -0.007 -0.177 -0.201 -0.002 

다능공  0.117  0.147  0.088  0.103  0.083  0.056  0.072  0.068 -0.009  0.133  0.033 -0.040 -0.578 

다능기술공  0.234  0.222  0.162  0.141  0.082  0.123  0.132  0.193  0.060  0.220  0.322 -0.034 -0.289 -0.370 

임금수준  0.215  0.261  0.169  0.289  0.219  0.084  0.499  0.360  0.095  0.560  0.295 -0.162 -0.149  0.133  0.227 

주: 1)｜r｜>=0.048, p<.001, ｜r｜>=0.038, p<.01, ｜r｜>=0.027, p<.05(two-tailed)

2) N=5513

Ⅳ. 분석결과

1. 매개효과 검증

우리의 독립변인인 작업조직지수는 우리가 측정하지 못한 기업 고유의 이질적 특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한 고정효과법을 사용해야 참여적 작업관행의 순

수한 효과를 분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하의 모든 회귀분석은 기업 298개 더미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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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해서 통제한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가설1은 지식이 참여적 작업관행과 내재적 보상을 매개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우선 <표 3>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이다. 모형1 및 모

형3은 기업더미를 통제하지 않았고, 모형2 및 모형4는 기업더미변수를 통제하였다. 기업

더미의 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조직 지수는 지식1 및 지식2와 유의한 정(+)의 관계

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하 모든 회귀분석에서와 같이 이 분석결과는 현재의 숙련수준 

즉 단능공, 다능공, 다능기술공을 통제한 값이다. 

<표 3> 작업조직이 직무 지식에 미치는 효과

구분

종속변수=직무지식1 종속변수=직무지식2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B S.E. B S.E. B S.E.

상수 2.571 *** 0.044 2.542 *** 0.089 2.040 *** 0.071 2.066 *** 0.144 

성 -0.036 * 0.020 -0.026  0.027 0.154 *** 0.033 0.105 ** 0.044 

연령 0.005 *** 0.001 0.004 *** 0.001 -0.002  0.002 -0.002  0.002 

초대졸 이상 0.029  0.020 0.002  0.021 0.151 *** 0.032 0.063 * 0.035 

근속년수 0.008 *** 0.001 0.010 *** 0.002 0.012 *** 0.002 0.013 *** 0.003 

현장감독자 0.098 *** 0.024 0.106 *** 0.027 0.279 *** 0.038 0.270 *** 0.043 

비정규직 -0.089 ** 0.045 -0.100 ** 0.048 -0.015  0.073 -0.068  0.078 

단능공 0.170 *** 0.027 0.155 *** 0.028 0.231 *** 0.044 0.189 *** 0.045 

다능공 0.350 *** 0.027 0.323 *** 0.028 0.574 *** 0.044 0.515 *** 0.046 

다능기술공 0.531 *** 0.033 0.488 *** 0.034 0.778 *** 0.053 0.697 *** 0.055 

작업조직지수 0.026 *** 0.006 0.028 *** 0.009 0.074 *** 0.010 0.093 *** 0.014 

기업더미 미통제 통제 미통제 통제

F 91.4*** 5.2*** 105.0*** 5.8*** 

Adjusted R
2 0.141 0.189 0.159 0.211 

N 5513

주: ***p<.001, **p<.01, *p<.05(two-tailed)

<표 4>는 <표 3>에 이어 참여적 작업관행과 내재적 보상을 직무지식이 매개하는 효과

를 분석한 것이다. 측정하지 못한 기업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기업더미변수를 통제

한 결과도 함께 수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더미를 통제하면 그 이전에 비해 회귀

계수의 크기가 감소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에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인 가설1

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직무지식이 내재적 보상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고,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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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투입되면 작업조직 지수의 회귀계수 크기가 감소하고 있어 참여적 작업조직과 내

재적 보상을 직무지식이 부분적으로 매개(partial mediation)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도 <표 3>에 이어 참여적 작업관행과 임금수준을 직무지식이 매개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는 통상의 임금회귀식과 같이 근속년수 제곱을 추가로 투입하였

다. 기업더미를 통제하는 경우 모형4의 경우를 예외로 하면 설명변인의 회귀계수가 감소

하는 것은 <표 4>의 경우와 같고, 직무지식2만이 임금수준에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어 참여적 작업관행과 임금수준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반면, 직무지식1의 경우 

기업더미를 통제한 경우에만 부분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4> 참여적 작업조직이 내재적 보상에 미치는 영향: 직무지식의 매개효과

구분

종속변수=내재적 보상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B S.E. B S.E. B S.E.

상수 2.739 *** 0.066 2.888 *** 0.131 2.177 *** 0.084 2.390 *** 0.140 

지식1 0.158 *** 0.020 0.148 *** 0.021 

지식2 0.076 *** 0.013 0.059 *** 0.013 

성 -0.099 ** 0.031 -0.058  0.040 -0.105 *** 0.030 -0.060  0.040 

연령 0.010 *** 0.002 0.011 *** 0.002 0.009 *** 0.002 0.010 *** 0.002 

초대졸 이상 0.012  0.030 -0.043  0.031 -0.004  0.029 -0.047  0.031 

근속년수 -0.005 * 0.002 -0.008 *** 0.003 -0.007 ** 0.002 -0.010 *** 0.003 

현장감독자 0.147 *** 0.035 0.212 *** 0.039 0.110 ** 0.035 0.181 *** 0.039 

비정규직 -0.109  0.067 -0.064  0.071 -0.094  0.067 -0.045  0.070 

단능공 0.224 *** 0.041 0.200 *** 0.041 0.180 *** 0.040 0.166 *** 0.041 

다능공 0.401 *** 0.040 0.361 *** 0.042 0.302 *** 0.041 0.283 *** 0.042 

다능기술공 0.566 *** 0.049 0.507 *** 0.050 0.422 *** 0.050 0.394 *** 0.051 

작업조직지수 0.107 *** 0.009 0.076 *** 0.013 0.097 *** 0.009 0.067 *** 0.013 

기업더미 미통제 통제 미통제 통제

F 56.5*** 4.7*** 58.5*** 5.1*** 

Adjusted R
2 0.091 0.172 0.111 0.186 

N 5513

주: ***p<.001, **p<.01, *p<.05(two-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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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참여적 작업조직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직무지식의 매개효과

구분

종속변수=로그월평균임금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B S.E. B S.E. B S.E.

상수  4.495*** 0.025 4.393 *** 0.038  4.447*** 0.031 4.346 *** 0.041 

지식1  0.006 0.008 0.011 * 0.006 

지식2  0.016*** 0.005 0.009 ** 0.004 

성  0.354*** 0.011 0.280 *** 0.012  0.352*** 0.011 0.279 *** 0.012 

연령   0.000 0.001 0.006 *** 0.001  0.000 0.001 0.006 *** 0.001 

초대졸이상  0.087*** 0.011 0.033 *** 0.009  0.085*** 0.011 0.032 *** 0.009 

근속년수  0.042*** 0.002 0.027 *** 0.002  0.041*** 0.002 0.027 *** 0.002 

근속제곱 -0.001*** 0.000 -0.001 *** 0.000 -0.001*** 0.000 -0.001 *** 0.000 

현장감독자  0.119*** 0.013 0.147 *** 0.011  0.113*** 0.013 0.143 *** 0.011 

비정규직 -0.132*** 0.025 -0.099 *** 0.021 -0.132*** 0.025 -0.098 *** 0.021 

단능공  0.059*** 0.015 0.032 *** 0.012  0.054*** 0.015 0.029 ** 0.012 

다능공  0.096*** 0.015 0.070 *** 0.012  0.085*** 0.015 0.062 *** 0.012 

다능기술공  0.121*** 0.018 0.102 *** 0.015  0.106*** 0.019 0.090 *** 0.015 

작업조직지수  0.024*** 0.004 0.017 *** 0.004  0.023*** 0.004 0.016 *** 0.004 

기업더미 미통제 통제 미통제 통제

F 493.4*** 46.1***  419.6*** 45.9***  

Adjusted R
2 0.496 0.716 0.497 0.716 

N 5513

주: ***p<.001, **p<.01, *p<.05(two-tailed)

이상에서 제시된 매개모형 검증 결과를 도시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참여적 작

업조직의 직접효과는 [그림 2]에서 내재적 보상과 임금으로 직접 가는 화살표와 같이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참여적 작업조직이 매개변수를 통해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인 간접효과의 유의성 여부를 소벨검증(sobel test)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

시되어 있다. 소벨검증의 귀무가설은 간접효과(독립변수→매개변수의 회귀계수와 매개

변수→종속변수의 회귀계수를 곱한 값)가 제로(0)라는 것이다(Baron & Kenny, 

1986). 다음의 <표 6>의 검증에 의하면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그

리고 이상의 결과는 기업더미를 통제해도 큰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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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매개모형의 검증 결과

주: (   )안의 수치는 기업더미를 통제한 경우임.

<표 6> 간접효과 검증

구분 a sa b sb z

참여적 작업관행=>지식1=>내적보상
0.026 

(0.028) 

0.006 

(0.009) 

0.158 

(0.148) 

0.020 

(0.021) 

3.570** 

(2.882**) 

참여적 작업관행=>지식2=>내적보상
0.074 

(0.093) 

0.010 

(0.014) 

0.076 

(0.059) 

0.013 

(0.013) 

4.601** 

(3.732**) 

참여적 작업관행=>지식2=>임금수준
0.074 

(0.093) 

0.010 

(0.014) 

0.016 

(0.009) 

0.005 

(0.004) 

3.076** 

(2.321*) 

주: 1) *p<.05, **p<.01

2) a=독립변수→매개변수의 회귀계수, sa=동 표준오차, b=매개변수→종속변수의 회귀계

수, sb=동 표준오차

3) 간접효과 검증통계량 z=(a*b)/sqrt(b²*sa²+a²*sb²+sa²*sb²)

4) (   )안의 수치는 기업더미를 통제한 경우임.

2. 조절효과의 검증

가설3-1은 교육훈련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설3-2는 과업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작

업조직과 지식 간의 관계가 강화된다는 것이며 각각 <표 7> 및 <표 8>은 이를 분석한 결

과이다. 먼저 <표 7>은 일의 문제 인지 정도를 측정한 직무지식1의 경우를 분석한 것이

다. 여기서 작업조직지수와 훈련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할 경우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평균값을 빼서 상호작용항을 작성하는 평균 집중화

(mean 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였다(Aiken & West, 1991). 분석결과를 보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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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훈련, 작업조직과 과업불확실성의 상호작용항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3-1 및 가설3-2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표 7> 작업조직과 지식1: 훈련과 과업불확실성의 조절효과

구분

종속변수=지식1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B S.E. B S.E. B S.E.

상수 2.572 *** 0.046 2.542 *** 0.091 2.570 *** 0.046 2.535 *** 0.091 

성 -0.038 * 0.021 -0.028  0.027 -0.035 * 0.021 -0.026  0.027 

연령 0.005 *** 0.001 0.004 *** 0.001 0.005 *** 0.001 0.004 *** 0.001 

초대졸 이상 0.028  0.020 0.001  0.021 0.028  0.020 0.001  0.021 

근속년수 0.008 *** 0.001 0.010 *** 0.002 0.008 *** 0.001 0.010 *** 0.002 

현장감독자 0.096 *** 0.024 0.105 *** 0.027 0.096 *** 0.024 0.104 *** 0.027 

비정규직 -0.085 * 0.045 -0.099 ** 0.048 -0.088 * 0.045 -0.100 ** 0.048 

단능공 0.166 *** 0.027 0.153 *** 0.028 0.169 *** 0.027 0.155 *** 0.028 

다능공 0.346 *** 0.027 0.319 *** 0.029 0.349 *** 0.027 0.322 *** 0.029 

다능기술공 0.528 *** 0.033 0.484 *** 0.035 0.529 *** 0.033 0.486 *** 0.035 

작업조직지수(A) 0.026 *** 0.007 0.028 *** 0.010 0.019 ** 0.008 0.021 ** 0.010 

훈련(B) 0.005  0.009 0.006  0.011 0.006  0.009 0.008  0.010 

과업불확실성(C) 0.004  0.018 0.004  0.019 -0.025  0.030 -0.021  0.031 

A*B -0.010  0.007 -0.010  0.007 

A*C 0.017  0.014 0.014  0.014 

기업더미 미통제 통제 미통제 통제

F 70.5*** 5.1*** 70.4*** 5.1*** 

Adjusted R
2 0.141 0.189 0.141 0.189 

N 5513

주: ***p<.001, **p<.01, *p<.05(two-tailed)

다음의 <표 8>은 사업장 전체업무 프로세스의 이해 정도를 나타내는 지식2의 경우를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도 작업조직과 교육훈련의 상호작용항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다. 그런데, 작업조직과 과업불확실성의 상호작용항은 우리의 가설과는 정반대로 

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과업의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보다 낮은 경우

에 작업조직과 직무지식2 간에 관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도 가

설3-1 및 가설3-2를 지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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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작업조직과 지식2: 훈련과 과업불확실성의 조절효과

구분

종속변수=지식2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B S.E. B S.E. B S.E.

상수 1.916 *** 0.074 1.941 *** 0.146 1.903 *** 0.074 1.916 *** 0.146 

성 0.145 *** 0.033 0.090 ** 0.044 0.142 *** 0.033 0.088 ** 0.044 

연령 -0.001  0.002 -0.001  0.002 -0.001  0.002 -0.001  0.002 

초대졸 이상 0.134 *** 0.032 0.056  0.034 0.134 *** 0.032 0.056  0.034 

근속년수 0.012 *** 0.002 0.014 *** 0.003 0.012 *** 0.002 0.014 *** 0.003 

현장감독자 0.252 *** 0.038 0.249 *** 0.043 0.253 *** 0.038 0.250 *** 0.043 

비정규직 0.000  0.073 -0.064  0.078 0.002  0.073 -0.063  0.078 

단능공 0.219 *** 0.044 0.182 *** 0.045 0.216 *** 0.044 0.182 *** 0.045 

다능공 0.545 *** 0.044 0.496 *** 0.046 0.542 *** 0.044 0.495 *** 0.046 

다능기술공 0.740 *** 0.053 0.669 *** 0.055 0.740 *** 0.053 0.670 *** 0.055 

작업조직지수(A) 0.073 *** 0.015 0.068 *** 0.017 0.072 *** 0.015 0.068 *** 0.017 

훈련(B) 0.144 *** 0.029 0.117 *** 0.030 0.219 *** 0.048 0.202 *** 0.050 

과업불확실성(C) 0.042 *** 0.012 0.064 *** 0.016 0.055 *** 0.013 0.075 *** 0.017 

A*B 0.006  0.011 -0.004  0.012 

A*C -0.043 * 0.022 -0.048 ** 0.023 

기업더미 미통제 통제 미통제 통제

F 85.5***  5.9***  85.8***  5.9***  

Adjusted R
2 0.166 0.216 0.167 0.217 

N 5513

주: ***p<.001, **p<.01, *p<.05(two-tailed)

Ⅴ. 결론

본 연구는 참여적 작업관행과 내재적 보상 및 임금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식의 매개효

과와, 참여적 작업관행과 지식의 관계에 대한 교육훈련과 과업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분

석하였다. 

우선 참여적 작업관행과 내재적 보상 및 임금수준 간의 관계를 지식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특성을 통제해도 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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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참여적 작업관행을 바라볼 때 작업설계의 두 가지 접근법 즉 동기부여 접근

과 지식 접근법을 균형 있게 취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양 접근법을 통합하는 모형 구축

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선행연구 검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접 연구 영역인 작

업조직설계나 근로자 참여 연구에서도 참여가 성과를 낳는 메커니즘으로서 지식관점에 

해당하는 인지모형이 동기부여 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접근법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참여적 작업관행을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항상적 혁

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지식관리의 일환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간 고성과/참여적 작업관행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성과를 높이는 기

제로서 참여기회, 역량형성, 그리고 동기부여의 3차원의 영역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Appelbaum et al., 2000). 그러나 이를 보다 세분해서 살펴보면 참여적 작업조직인 

참여기회가 핵심으로 그 자체에 지식활용 및 창출기제가 작동하고 나아가 내재적 보상이

라는 동기부여 기제도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두 차원 즉 교육

훈련으로 대표되는 역량형성과 집단적 성과배분이나 고용보장과 같은 외재적 보상으로 

대표되는 동기부여 차원은 그야말로 보완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완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핵심은 참여적 작업

관행이라는 점에 연구 및 실무차원의 주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보완재로서

의 역량형성을 고려할 경우 참여적 작업관행과의 매칭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역시 보

완재인 동기부여 방안을 고민할 경우에도 내재적 보상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참여적 작업관행과 지식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참여적 작업관행과 지식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았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본 연구의 모형을 전제한다면, 현재의 분석결과는 교육훈련이 작업관

행이 요구하는 지식창출과는 동떨어진 이른바 탈 결합된(de-coupled) 상태로 진행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즉 참여적 작업관행이 요구하는 교육훈련 내용과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내용 사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사실 이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

을 것이다. 특히 현장 외 훈련(Off_JT)의 경우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관련 교육과 거리가 

먼 기업문화와 관련된 교육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보고하지 않았지

만 세부관행의 효과에서 현장훈련이나 비공식훈련의 조절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해석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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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또는 측정의 문제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정확한 연구가 진행되

기 위해서는 추후 교육훈련의 실시여부만이 아니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강도에 대한 측

정이 필요할 것이다. 

과업 불확실성의 경우 사업장 전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로 측정한 직무지식과는 

예상과는 정반대의 조절효과가 나타나 정반대의 측면에서 해석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외국의 선행연구와도 배치된다(Wall & Jackson, 1995). 해석을 위해 참고할 만

한 사항은 담당업무의 문제원인 인지로 측정한 직무지식과는 달리 사업장 전체 업무프로

세스에 대한 이해는 작업관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우

리가 예상한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탐색적 연구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참여적 작업관행

의 효과라는 인과도에서 지식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근거가 취약하

다. 이에 대한 추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지식

과 내재적 보상 간에는 선후관계가 바뀔 수도 있고 상호작용 관계일 수도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도 추후 모형구축 및 실증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참여

적 작업관행을 작업조직 관행에 한정했는데, 만일 인사관행을 함께 고려하면 또 다른 연

구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도 후속 연구로 돌리고자 한다. 우리는 내재적 보

상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유사 개념인 내재적 동기부여의 구성개념이 다차원적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McAuley, Duncan & Tammen, 1989) 본 연구 결과의 해석

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추후 보다 세밀하게 측정한 자료를 활용해서 본 연구결과를 재검

증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적 작업관행의 결과변수인 임금수준과 내재적 

보상 간의 관계도 매우 흥미 있는 연구주제이지만 본 연구는 이를 다루지 못했는데 이를 

추후 연구과제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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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High Involving Work Practices on Intrinsic Rewards 
and Wages of Workers: The Mediating Role of Job Knowledge

Dong-Bae Kim
Injae Lee

Using the HCCP(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2005 wave,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high involving work practices on intrinsic rewards and wages of 
employee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job knowledge. We find that employee 
involvemen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trinsic rewards and wages of workers. 
This key mechanism linking high involving work practices and intrinsic rewards 
appears to be the knowledge about the tasks and work processes employees perform. 
Employee involvement increases the knowledge of work, which provides intrinsic 
rewards and higher wage to workers. The hypothesis that training and task 
uncertainty would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involving work practices 
and job knowledge was not supported. 

Keyword: High involving work practices, Knowledge, Intrinsic rewards,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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