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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몇 년간의 급격한 구조조정은 초기 

의 각성 효과 및 비용절감 효과는 거둘 수 

있었으나, 업무 처리구조의 보완 없는 단순 

축소로 이어지면서 기업 경쟁력의 상실로 이 

어질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에 기업의 핵 

심자산으로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 

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이 증대하였고, 지 

식 관리에 대 한 관심 이 고조되 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경우 기업내 조직원들이 자신이 필 

요한 정보를 얻는데 업무 시간의 30~40%를 

보내고, 조직내의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 등에 20~30%의 추가 

시간을 보낸다는 전자신문상의 조사에 따를 

때 조직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 중 결 

정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지식 수준의 정 

보를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활동은 지속 

적 전략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식관리라는 것은 기업이나 조직, 개인 

이 지니고 있는 지적자산, 즉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특정한 목적과 의 

도에 따라 원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모든 지식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급변하 

는 환경에 대응해 조직의 적응(adaption), 생 

존, 그리고 경쟁력 유지를 가능케 해주는 주 

요한 이슈이다[5,11,18,21]. 또한 지식관리는 

미래의 기회요소와 위협요소를 예측하기 위 

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갱신(renewal)이 요 

구된다.

이러한 지식관리를 도입하기에 앞서 조직 

의 기술적, 조직적 기반구조를 총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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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이들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것 

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지 

식관리와 관련된 연구를 볼 때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지식관리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행적 개념틀 

로써 기존의 문헌연구를 토대로 지식관리의 

구성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메커니즘 

을 찾아내고, 이를 모형화함으로써 향후 기 

업이 지식경영을 수행하고 지식관리 시스템 

을 구죽하는데 있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2. 지식관리의 관점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이 무엇을 하 

는가에 대한 고찰을 지식관리로 본 

Sveiby(1996)의 경우 지식관리를 개인 관점 

(individual perspective)2]- 조직 관점 

(organizational perspective)의 두 가지 차원 

으로 분리시켰다[14]. 개인 관점은 지식관리 

연구와 실행에 있어 개인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며, 조직 관점은 조직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기업의 지식관리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개인의 성과와 조직의 성과 

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식의 종류

지식관리에 필요한 지식의 종류로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영역에 따른 분류, 기업내 

지식관리에 필요한 지식의 종류에 따른 분 

류, 지식의 변환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 분 

류, 개인과 관련된 지식의 분류, 그리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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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시스템 구축시 고려해야할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서로 상이한 문제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되어지는 지식 의 종류에 

따라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과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 그리고 

표면적 지식 (surface knowledge)과 심층적 

지식(deep knowledge)으로 분류할 수 있다 

[9], 선언적 지식은 특정 문제영역에서의 사 

실, 개념, 관계 등과 같은 정보를 의미한다. 

절차적 지식은 이러한 선언적 지식을 추론하 

는 방법과 관련된 지식을 지칭한다. 표면적 

지식은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문제해 

결을 위한 휴리스틱에 결합시킴으로써 형식 

적인 추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전문가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식이다. 심층적 지식 

은 일반적으로 정의, 공리, 일반적 법칙, 원 

칙, 인과관계 등을 포함하는 문제영역의 근 

본적인 지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기업내의 지식관리에 필요한 지식 

종류로 구분한 것이 Sveiby(1996)의 분류이 

다. 즉, 지식의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으 

로부터 기업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을 규명하는 측면으로서 외적구조(external 

structure), 내적 구조(internal structure), 그 

리고 수행능력(competence) 측면으로 분류하 

였다[14]. 외적구조 측면은 고객과의 상호작 

용에 초점을 맞춘 지식으로서 고객으로부터 

지식을 획득하거나 고객에게 부가적인 지식 

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구조 측면 

은 기업조직 내부에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 

는 문화, 기존의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이익 

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개인의 암묵적 

인 지식을 획득하여 이를 저장, 재사용 및 

무형 자산을 형성하는 지식 및 이의 측정을 

의미한다. 수행능력 측면은 지식관리에 기반 

을 둔 경력의 창출, 암묵적 지식으로의 이전 

을 위한 환경의 조성,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파일럿 테스트를 통한 학습 등으로부터 획득 

되는 무형의 자산이다.

셋째, 지식의 변환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 

춘 분류로서 Skyrme(1997)의 분류가 있다. 

그는 Amidon(1997), Stewart(1993,1995) 등 

의 지 식변환 프로세 스, Nonaka and 

Takeuchi(1995)의 조직 지식의 나선형에 기 

반을 두고 형식지(explicit knowledge)오｝ 암 

묵지 (tacit knowledge)로 구분한 후, 이들의 

변환과정을 제시하였다 [13]. 형식지는 단어 

혹은 숫자로 표현가능하며, 데이터, 과학적 

공식, 코드화된 형태, 보편적인 원칙 등의 형 

태로 존재하며, 용이하게 정보전달 및 공유 

가 가능하다. 암묵지는 개인적인 형태로 공 

식화하기 힘들며, 주관적인 견해, 직관, 직감 

등이 이러한 지식의 범주에 든다. 이러한 두 

가지 지식의 변환과정을 공동화(socializa

tion), 표출화 (extemalization), 연결 화(com

bination), 내면화(internalization) 등의 네 가 

지로 구성될 수 있다. 첫째, 공동화(tacit- 

to-tacit)는 조직구성원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직접적으로 획득하는 것으로 

서 회의시스템이나 그룹웨어 등이 여기에 해 

당될 수 있다. 둘째, 표출화(tacit-to-explicit) 

는 대화 혹은 기타 다른 수단 등을 통해 실 

제적으로 지식을 표현(articulation)하는 것으 

로서 검색시스템, 데이터 마이닝 등이 여기 

에 해당묀다. 셋째, 연결 화(explicit-to- 

explicit)는 문서 혹은 데이터 베이스 등의 

형태로 서로 상이한 형태의 형식지를 결합하 

는 것으로서 데이터웨어 하우스가 여기에 해 

당된다. 넷째, 내면화(explicit-to-tacit)는 조 

직구성원이 실제적 사용을 통해 문서를 자신 

의 경험으로 습득하는 것이다.

넷째, 기업내 지적 자산 중 개인과 관련 

된 지식의 분류가 있다. Wiig(1997)는 전사 

적 차원에서 특별한 지적 자산 및 지식과 관 

련된 개인의 책임성에 대한 관리를 강조하였 

다[16]. 그리고, 이의 관리를 위한 지식자산 

의 종류를 크게 지적 자산(intellectual asset) 

등과 같은 형식적(formal)인 지식과 개인적 

지식 등과 같은 비형식적(informal)인 지식 

등으로 나누었다. 지적 자산은 특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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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관리실무, 고객과의 관계, 조직적 준 

비 등이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적 자 

산은 기업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 반면, 개 별지식 자산은 기 업 업 무에 대 해 

최선의 경쟁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기업 구성원의 책임영역 내에서의 

지식과 관련된 투자, 혁신, 경영상태, 갱신, 

효과적 이용, 여타 지식 자산 등을 예로 들 

었으며, 이의 이용에 대한 개별적 책임을 강 

조하고 있다.

다섯째, 지식관리 시스템 계획 및 구축시 

고려해야할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가 있다. 

Wang(1998)은 지식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정 

보요소를 제시하고, 기업의 정보를 목적별로 

분류하였다[15]. 첫째, Mission-critical 범주 

로서 이는 일상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정보 

를 뜻한다. 예로써 고객주소, 구매 및 발주, 

계약, 재고 정보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Personal productivity 범주로서 이는 기업의 

즉각적인 기능 수행에는 필요치 않지만, 장 

기적으로 기업의 지식정보 기반을 생성케 함 

으로써 혁신이나 전략적 비전 등을 제시해 

주는데 유용한 정보를 지칭한다. 예로써 전 

자우편, 메모, 인적자원 지침, 자투리 아이디 

어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셋째, 

Statistics 범주로서 이는 기업의 방향을 설 

정하고, 주어진 시간내의 기업위치를 결정하 

는데 유용한 정보를 말하며, 특히 기업의 

CEO 혹은 전략적 계획팀에게 유용한 정보 

이다. 예로써 이익, 성장, 판매 등의 통계수 

치, 경영진으로부터의 모든 공식 • 비공식 정 

보, 그리고 기업 및 시장영역에서의 역사적 

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4. 지식관리 전략

상기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지식을 가지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식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관리 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 

Wiig(1997)는 비즈니스 전략으로서 지식 전 

략을 강조하고 있으몌 16], 지식의 창출, 획 

득, 조직, 갱신, 공유를 강조하고, 기업의 계 

획, 운영 등과 같은 세분 활동에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Firestone(1999)은 에이전트가 기업의 지 

식 프로세스, 지식관리 프로세스 및 환경 내 

에서 발생하는 사건 및 상호작용 패턴을 설 

명하고, 예측하고, 예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사적 차원의 지식관리 모형을 개발 

하였다[6]. 여기서 그는 지식관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지식관리 전략 

이 수행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지식 

프로세스 규칙의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위기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전략적 관심이 높은 영역에서 새로운 

경쟁 정보(intelligence)를 위한 CEO의 요청 

을 포함하고, 이의 요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지식관리 

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 등을 포함한다. 셋째, 

자원의 할당이다. 넷째, 비즈니스 프로세스 

대표자와의 협상으로써 지식관리 집중화를 

위한 정도, 지식관리 프로그램의 설계, 지식 

관리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 등이다.

5. 지식관리의 영향 요소

지식관리 관점, 규명된 지식의 종류, 그리 

고 설정된 지식관리 전략을 통해 지식관리의 

구성활동을 펼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소에 대한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고, 크 

게 6가지의 영향요소一조직 • 문화(organiza- 

tion/culture), 전략(strategy), 정보기술(infor

mation technology), 사람(people), 과업 (task), 

그리고 프로세스(process)—로 압축할 수 있었 

다[1,2,3]. 제시된 영향 요소는 지식의 요구사 

항을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하는데 있어 필수 

적이다. 조직/문화라는 것은 지식창조론적 

접근에서 조명한 것으로 지식인의 지적 창의 

력과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문화로서 희 

소가치가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에 대한 정신 

적, 물질적 인정 및 보상이 요구되며, C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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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관리자, 부문별 지식창출 및 공유과정 

책임자의 역할이 강조되며, 조직원들의 자발 

적인 참여를 통해 지식의 수준을 높이고 계 

속적인 지식관리를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전 

략은 지식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식영 

역의 창출 방안 및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 

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기술은 지식관리 시스템적 접 

근에서 조명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형식화/ 

문서화된 명시지 공유 활동에 초점을 맞추 

며, 암묵지보다 명시지를 강조하고, 이론적 

지식보다 실천적 방법지를 강조한다. 사람은 

지식을 창출하는 주체이자 지식관리에 직접 

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프로세스는 업무 프 

로세스와 지식창출 및 지식공유 과정의 통합 

된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하며, 업무 수행속 

에서 표준화된 지식관리 절차를 확립하는 역 

할을 한다.

또다른 차원에서 지식관리의 영향요소로 

서 지식관리의 라이프싸이클을 들 수 있다. 

즉, 지식관리 라이프싸이클의 각 단계별로 

상이하게 구성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식관리의 라이프싸이클은 조직내에서 시작 

(initiation), 보급 (propagation), 내적통합 

(internal integration), 그리고 외적통합 

(external integrat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시작단계 (initiation)에 서 는 인프라의 구 

축, 인간관계 (human relationships)의 강화, 

측정 및 보상 도구의 개발, 권한 위임, 조직 

문화의 관리 등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진다. 

보급단계(propagation)에서는 지식관리 조직 

이 형성되며, 통제control) 및 프로시져, 정 

책 개발 등이 이루어진다. 내적 통합단계 

(internal integration)는 지식의 통합 및 레 

버리지 (leveraging) 단계로서 시장의 요구사 

항에 대한 지식의 통합이 달성되고, 마지막 

단계인 외적 통합단겨) (external integration)에 

서는 지식관리에 있어 효율성 달성 및 지식 

획득의 아웃소싱이 이루어지고, 기업간 지식 

의 네트워킹 등과 같은 협력적인 관리가 포 

함된다.

6. 지식관리의 구성활동

지식관리에 대한 프레임웍에 대한 기존 

연구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상기에 제시한 지 

식관리의 관점, 지식의 종류, 지식관리 전략, 

그리고 지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소 

등은 결국 지식관리의 구성활동에 영향을 미 

치게 되며,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Sveiby(1996)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 

어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고찰을 시 

작으로 지식관리의 구성활동을 정보에 대한 

관리 (management of information)와 사람에 

대한 관리 (management of people)로 양분하 

였다[14]. 정보에 대한 관리는 지식을 개체 

(object)로 보는 관점으로서 컴퓨터나 정보과 

학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관리 시스 

템, 인공지능, 리엔지니어링, 그룹웨어 등의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람에 

대한 관리는 지식을 프로세스(process), 즉 

노하우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의 집합으 

로 보는 관점으로서 철학,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적 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기 

술, 행위 등을 평가 (assessing), 변화 

(changing), 증대(improving)시키는데 역점을 

둔다고 하였다. Sveiby는 사람에 대한 관리 

보다는 정보에 대한 관리 측면이 급속히 성 

장하고 있으며, 보다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에 초점을 맞 

추었고, 문헌연구를 통해 지식의 창출, 지식 

의 변환, 지식의 적용, 지식의 관리 등으로 

요약하였다. '

지식관리의 가장 시초가 되는 구성활동은 

지식의 창출이다[1,6,8,16,19]. 지식의 창출활 

동은 지식관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연구한 

Wiig(1997)에 따를 때, 조직적 학습, 기초 및 

웅용 연구 및 개발, 기업 구성원의 동기부여 

를 강조하고, 향상된 경쟁우위 달성을 위한 

보다 나은 신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학습 

되어진 교훈을 획득하는 것이다[16]. Gartner 

Group 에 서는 지식의 창줄을 지식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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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on)과 지식의 획득(capture)으로 양분 

하였다[19]. 지식의 생성(creation)은 데이터 

나 혹은 정보의 합성 (synthesis)을 통해 새로 

운 지식을 이끌어 내는 활동이고, 지식의 획 

득(capture)은 사용자와 시스템과의 상호작 

용에 의한 지식의 획득활동이다. 이러한 지 

식의 획득 활동은 기업의 지식관리에 대한 

기업의 접근법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웍을 

제시한 Jordan & Jones(1997)와 지식과 정 

보처리 활동 측면에서의 구성활동을 제시한 

Firestone(1999)에서도 동일하게 보이고 있 

다. 김영성(1998)은 지식의 창출 활동이 수반 

되기에 앞서 지식의 표현(presentation) 활동 

이 먼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1]. 지 

식의 표현활동이라는 것은 표준화의 문제로 

서, 즉, 표현 방식, 용어, 개념 등이 공유되지 

못하는 경우 기본적인 지식자체의 형성에 문 

제점 발생하기에 이에 대한 표준화 활동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창출된 지식은 지식관리 시스템으로의 변 

화 내지는 조직구성원들의 효율적 이용을 위 

해 변환과정을 거쳐야한다[6,16]. 지식의 변 

환과 관련된 구성활동으로서 시스템적 접근 

법을 강조한 Wiig는 지식의 이전활동이라는 

것은 지식의 실무적용을 공유하고 채택하는 

지식표현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지식 

변환의 한 수단으로서 Gartner Group에서는 

창출되고 획득된 지식을 인덱싱하는 것으로 

써 지식의 조직화(organization)를 강조하였 

다[19]. 또한 SouthBay Group은 지식의 변 

환 과정을 투사활동(mapping)으로 간주하고, 

형식지와 암묵지 모두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22].

지식의 적용 활동은 미리 선정된 계획에 

대한 실제의 달성(effectuation)으로서 지식 

의 개발, 지식의 분배, 지식의 결합, 지식의 

강화(consolidate)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되 

몌17], 지식에의 접근 및 이용(access and 

use)을 통해 문제해결(problem-solving), 학 

습활동 (learning), 그리고 지식의 수행 

(action) 등과 관련된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 

될 수 있다[8,17,19,22]. 조직화된 지식을 탐 

색 (search) 하고, 검색 (retrieval) 흐卜는 활동이 

지식에의 접근이며, 이러한 활동이 어플리케 

이션을 경유할 때 이를 이용이라고 한다. 

Jordan & Jones(1997)는 기업이 지식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해결 능력이 지식관리 

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하였다. 효과 

적인 학습활동(Learning)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조직원들이 그들의 성공담에 대한 정보 

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시 

(coaching) 및 자기학습(self directed 

learning) 등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22]. 

또한 Wiig(1997)는 지식을 적용하는 지식관 

리 활동의 수준을 고찰 (review), 개념화 

(conceptualize), 반영(reflect), 그리고 수행 

(act) 활동 등으로 나누었다 [17]. 고찰 

(review)은 과거에 무엇이 달성되었고,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체크 것으로서, 여기 

서 사용될 수 있는 기법은 수행도 감시 및 

평가 (monitor performance & evaluate 

performance) 기법이 이용될 수 있다. 개념 

화(conceptualize)는 조직내에서 지식의 상태 

를 고찰하고, 지식 집합(households)의 강점 

과 약점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이 수준에서 

는 '지식이 무엇을 이용하는가?', '어떤 지식 

이 사용되어 지는가?', '언저】, 어디서 그 지식 

이 사용되어 지는가?', '어떤 조직의 역할이 

그 지식을 제공하는가?' 등과 같은 질문활동 

이 이루어진다. 반영(reflect)은 개념화를 수 

행할 때 생성된 병목현상(bottleneck)을 수정 

하고, 위험 (risks)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수행(act)은 미리 선정된 계획에 

대한 실제의 달성(effectuation)으로서 지식 

의 개발, 지식의 분배, 지식의 결합, 지식의 

강화(consolidate)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 

다.

지식의 관리 활동에는 지식제공에 대한 

보상, 지식의 보급 및 저장, 그리고 지식의 

감시 및 교환 활동이 존재한다[1,8,22]. 제공 

에 대한 보상은 지식 혹은 지식관리시스템을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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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직내 생각의 선도자 및 가치 있는 지식 

을 제공한 정보 제공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지식의 감시활동 

(monitoring)은 지식의 저장(depos辻s)과 삭 

제(withdrawals)를 감시하면서 항상 최고로 

가치 있는 지식을 보유케 하며, 특정 부서, 

특정 개인에게 적합한 시스템의 운용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환(exchange) 

활동은 정보의 제공자는 가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정보의 이용자는 시행 

착오 없이 원하는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 외에도 지식관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 

었는가를 평가하는 활동［3］이 요구될 수 있 

으며, SouthBay Group( 1998)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구성활동으로서 가치창출 활동 

(Smart)을 제안하였다. 이는 특정 개별 사용 

자에게 지식의 가치에 대한 등급을 표기하 

고, 가장 관련 있는 개인에게 그 지식을 사 

전에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의 문화적 

측면에서 토론(forum) 활동등을 통해 정보 

제공자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의를 충분히 

구할 수 있고, 정보 이용자는 적극적 참여를 

통해 정보의 올바른 판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7. 결른 및 모형의 제시

성공적인 지식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지식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지식관리의 성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의 지식의 창출 

(create), 변환 (transfer), 적용 (act), 관리 

(manage), 그리고 평가(evaluate) 등과 같은 

지식관리의 구성활동이 충실하고 오류 없이 

달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수행도와 조직 

의 혁신이 극대화 될 수 있다. 이를 그림을 

도식화한 것이〈그림 1〉이다.

지식관리 구성활동의 시작점은 기업 내부 

에 존재하는 정보에 대한 관리부터 출발한 

다. 정보에 대한 관리는 지식을 하나의 개체 

(object)로 봄으로써 이러한 지식개체를 창출 

하고, 변환해서, 업무에 적용하고, 검증된 지 

식을 잘 관리하고, 이를 적절하게 평가함으 

로써 긍정적인 피드백 현상이 일어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지식의 창출은 기존의 데 

이터 혹은 정보를 결합하는 활동인 지식의 

생성과 생성된 지식을 사람이나 시스템이 소 

유하는 획득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얼마 

만큼 능동적이고 높은 수준의 질적, 양적 지 

식 창출이 되는가하는 점이 성공적인 지식관 

리 시스템 구축 및 지식관리에 있어 시발점 

이 된다. 지식을 변환하는 것은 창출된 지식 

을 인덱싱하고, 시스템에 투사(mapping) 시 

킴으로써 실제적인 업무에 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것이다. 지 

식의 적용이라는 것은 지식의 적절한 분배 

및 강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 

은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학습활동을 수행하 

는 것이다. 지식의 관리 활동은 지식의 부익 

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활동으로써 구축 

된 지식관리 시스템이 사용자에 의해 능동적 

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지식의 

평가는 지식관리 활동에 있어 피드백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이 지식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식관리 

의 평가척도가 될 수 있다.

전술한 지시관리의 구성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문헌고찰을 통해 

조직 • 문화(organization/culture), 전략(strate

gy),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사람 

(people), 과업(task), 프로세스(process)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조직 • 문화는 

지식창조적인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기에［3］, 

지식의 구성활동 중에서 특히 지식의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구성원 개개인이 

지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 

화, 계속적인 지식의 공유가 일반화될 수 있 

는 문화 등이 지식관리의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준다. 전략은 조직이 지식관리 

를 수행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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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관리의 전략

-지식프로세스의 창출

- 위기 관리

- 자원의 할당

지식

관리

영향

요소

라

이

프

싸

이

클

내적통합 «

조직/문화.

개인 조직

지식관리의 

관점

一천气 
정로「기줄 

…「人"람「

■■가質 
「프호제 즈

외적통합 卜

..... ...........

식
 리
 

서
0 동
 

지

관

의

 구
활

지식의 창출 

(create)
亓식으」色환睥 

(transfer)
"지-식의 적용

(act) * 
而百고苛§ 

(manage) 折f
亓식의 펴亓\ 

(evaluate)

>

수행도

지 人1 (performance) 
관曷 ―

의

성과 혁신

(innovat ion)

외부지향적 
(formal/ 
informal)

mission-
critical
personal 

product i vi ty

stat ist ics

1貝부元향적 

(formal/ 
informal)

지식의 종류

〈그림 1〉성공적인 지식관리를 위한 개념 틀

식관리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방안과 관련되 

기에 지식관리의 구성활동 중 실제적 업무에 

지식을 적용하기 위한 작업인 지식의 변환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보기술은 창출 

되고 변환된 지식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 구성원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수 

단이자 적용된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 

이 된다. 사람은 지식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체가 되는 핵심요소이다. 즉, 개인 

의 특성, 그에 상응하는 보상 등은 조직의 

지식관리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게 하는 요인 

이 된다. 과업은 지식의 변환 및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한다. 조직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과업들을 충실히 분석함으로써 지식 

관리의 수행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로세스는 업무 프로세스와 동시에 

일어나는 메커니즘으로써 지식의 적용 대상 

및 관리 효율성 증대와 그에 대한 평가에 작 

용하는 요인이 되며, 지식창출 및 지식공유 

과정의 통합 프로세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고, 지식관리 활동이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전술한 지식관리의 영향 요소 이외에 지 

식관리의 구성활동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서 지식관리의 라이프싸이클을 

들 수 있다. 개시 (initiation), M#(propagati- 

on), 내적통합(internal integration), 외적통합 

(external integration)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각 단계별로 상이한 지식의 창출, 변환, 적용, 

관리 및 평가활동이 발생하게끔 한다.

지식관리의 개념이 지식을 관리한다는 것 

보다는 지식을 집중시킨다는 의미로도 재해 

석할 수 있다[14]. 이 때 지식관리를 개인의 

차원에 집중시키는가, 조직의 관점에 집중시 

키는가에 따라 상이한 지식관리 구성활동이 

전개될 것이며, 이를 조직에 적용시킬 때 지 

식 조직 (knowledge organization)0]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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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원천, 즉, 내부로부터 지식을 구하 

는가 외부로부터 지식을 구하는가에 따라 상 

이한 지식관리 과정상의 특징이 결정될 수 

있다. 그리고, 도출되는 지식은 문제영역이 

상대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규칙(rules) 혹 

은 절차(procedures)에 의해 수행가능한 형 

식적(formal) 지식과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 

되어지는 개념이나 휴리스틱 등과 같은 지식 

처럼 비형식적(informal) 지식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는 상이한 지식관리 

구성활동 및 관리과정상의 특징을 가질 것이 

다. 이렇게 획득된 지식은 지식관리 시스템 

내의 적절한 모듈에 이용되기 위해 지식의 

목적별로 분류가 뒤따른다. 목적별 분류는 

일상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정보, 개인이 

창출한 지식정보, 기업의 수많은 비즈니스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통계 정보 등이 존재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산업내 자사의 위치,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기업내 부서 

로 각기 상이한 특성 및 구성활동을 수행하 

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추구하는 지식관리 전략 

은 기업 조직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식 

프로세스로 변환하거나, 각 프로세스에 적절 

한 자원을 할당하고, 지속적 경쟁우위를 달 

성하기 위한 자원의 계속적인 할당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식관리 전략은 기업 

의 계획, 운영 등의 세부활동에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산발적으로 흩 

어져 있는 지식관리에 영향올 미치는 요소들 

을 정리하여 지식관리의 성과를 높일 수 있 

는 지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공적인 지 

식관리를 위한 선행적 개념 틀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개념 

적 제시의 수준에 머물렀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계적 검증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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