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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find out how the company's ESG activities affect the company's employee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es' perceptions of ESG activities, organizational trust,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innovative behavior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ESG activities, innovative behavior,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corporate employees' perceptions of ESG activiti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trust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Second, it was verified that 

organizational trust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mployees’ innovative 

behavior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s' perception of ESG activities, innovative 

behavior,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as verified. Through this study, it was verified that 

the higher the employee's perceptions of ESG activities of the incumbent company, the more positively 

their trust and identification with the company were affected. By empirically verifying the impact of 

employees' perceptions of ESG activitie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ESG 

activities, which has recently become a hot topic i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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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 으로 ‘ESG 경 ’이 기업 경 의 화두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

내의 경우도 국민연  같은 기 투자자를 심으로 

ESG 투자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도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

사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으며 2030년에는 

체 코스피 상장사를 상으로 진행될 정으로 이

제 ESG 경 은 피할 수 없는 이슈이다. 사회와 환경 

이슈에 민감한 MZ 세 의 출 으로 ESG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ESG에 한 국민

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다. 한상공회의소가 21년 시

행한 ‘ESG 경 과 기업의 역할에 한 국민인식’ 조

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제품의 구매에 기업의 ESG 

활동이 향을 주며, 70.3%의 응답자가 ESG활동에 

부정 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 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하 다. 한, 자유기업원에서 21년 

조사한 ESG에 한 학생 인식 조사에서 상품 구

매 시 ESG 련 이슈를 고려하여 구매할 의향이 있

는지 조사한 결과, 가격을 포함하여 모든 조건이 동

일할 때 구매하겠다는 정 응답이 87.0%, 부정 응

답이 13.0%로 나타났다. 한, 78.4%의 응답자가 

취업 상 기업 선택에 있어서도 ESG 가치를 고려

하겠다고 하 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도 기업의 

ESG 활동을 소비 련 의사결정에 고려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기업의 인재 확보에도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ESG가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다양하

게 이루어져 왔지만, 기존 ESG에 한 연구는 ESG

와 재무성과 간의 계(Friede et al.,2015), ESG 

등 과 수익율 간의 계(Ashwin Kumar et al., 

2016). ESG 등 과 기업, 견  소기업의 

재무  성과(S. Park & Shin, 2021), EGS와 자

기자본이익율(ROE)  총자산이익율(ROA)의 계

(Whelan et al.2021). ESG와 수익성  기업가

치 간의 계(Velte, 2017). ESG성과와 기업가치

(Kang & Jung, 2020), CSR. ESG 활동 성과와 

기업의 재무성과(Y. Kim & Park, 2021) 등과 같

이 주로 ESG와 재무  성과 간의 계에 한 연구

가 많이 이루어 졌다. 

한, 기업의 이해 계자에 한 연구는 주로 외부 

이해 계자인 소비자를 상으로 ESG 활동과 기

업이미지, 공정성지각, 랜드 태도  충성도, 추가 

비용 지불의사에 한 향 계(Y. Park & Han, 

2021), 지속가능 경  활동과 상품 경쟁력과 기업 경

쟁력 간의 계(Hwang, 2012), ESG 활동과 랜

드 이미지에 한 향 계(J. Kim et al., 2021) 

등에 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활동이 기업의 가장 요

한 이해 계자  하나인 조직의 구성원에 향을 

미치는 ESG 활동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Jin, 

M., & Kim, B.(2022b)는 로벌 트 드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ESG 경 에 심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의 조직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이나 기업의 변화보

다는 기업의 외부환경에 한 응에 주목해 왔다고 

하 다. 그러므로, 조직 구성원의 인식 수 과 내부 

조직의 ESG 황을 다룬 자료는 거의 없다고 하

다. 따라서, 종업원은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는 요

한 이해 계자이며, 조직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당사자  하나이기 때문에 종업원이 재직하는 

조직의 ESG 활동에 한 인식이 태도와 행동에 미

치는 향을 악하는 것은 매우 요하며 이에 따

라 본 연구의 목 과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그리고, 어떤 조직의 계획도 운  내의 모든 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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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측할 수 없으며 모든 변화를 완벽하고 정

확하게 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신 이고, 자발 으

로 력하고, 창의 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인  자원

은 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규정된 행동 계획에

만 의존하는 조직은 매우 취약한 사회  구조이기 때

문에, 신, 자발 인 력, 보호 이고 창의 인 행

동을 하는 인  자원은 조직의 생존과 효율성에 매우 

요하다(Katz, 1964). 그러므로, 재의 변하는 

로벌 경쟁 환경에서 생존하기 해 조직원의 신 

행동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

어진 업무뿐만 아니라,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

업원의 역할 외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에 한 연구가 

함께 필요하다. 

내부 이해 계자인 조직 구성원에 미치는 향 

계에 한 이론  배경은 사회정체성이론 (Social 

Identity Theory)과 사회교환이론 메커니즘에서 찾

을 수 있다. Choi et al.(2017)은 CSR 인식 연구

에 한 이론  틀로써, 사회정체성에 기반한 메커

니즘이 있으며, CSR 활동에 극 인 조직의 조직

원은 자기 조직에 해 높은 자존감을 느끼고 정

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 하여 

정 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 다. 한, 기업의 

ESG 활동은 사회  교환의 메커니즘에서 회사의 

ESG 활동에 해 정 인 태도와 행동으로 회사

의 선행에 보답할 의무를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업원의 ESG 활동 인식이 조직에 한 

신뢰와 조직동일시에 향을 미치는 계와 이들 변

수 들이 조직의 생존과 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신행동과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 이들 ESG활동 

인식과 조직시민행동과 신행동 간의 향 계에서 

조직동일시와 조직신뢰의 역할을 악할 필요가 있

다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종업원 자신이 속해 있

는 조직의 ESG 활동 인식이 종업원의 조직에 한 

조직신뢰와 조직동일시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종업원의 조직신뢰와 조직동일시가 종업

원의 신 행동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한다. 셋째, ESG 활동 인식과 종업원의 

신 행동, 조직시민 행동 간의 계에서 조직신뢰와 

조직동일시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Ⅱ. 기존문헌 연구

2.1 ESG  

ESG는 기업과 투자자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비즈니스 

모델에 통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Gillan et al., 

2021). ESG의 유례는 1987년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과 유

럽환경개발 원회 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채택한, 당시 

WCED 의장 이자 노르웨이 총리인 룬란트(Gro 

Harlem Brundtland) 보고서로 잘 알려진, 우리 공

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의 채택이다. 이 보

고서에서 지속가능발 (Sustainable Development)

에 한 정의와 빈곤, 인구증가,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 환경 괴에 한 안으로 지속가능 발 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발 은 “미래 세 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재의 필요를 충

족시키는 발 ”이라고 정의하 다.

ESG라는 용어가 본격 으로 나오게 된 것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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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UN이 발간한 로벌컴팩트(Global Compact) 

보고서에서 부터이다. 2006년에는 재 ESG 투자의 

출범이 되는 UN PRI(United Nations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가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의 주도하에 결성되었고, UN PRI는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30여개 융기 장과 함께 출범되

었다. UN PRI는 융기 의 투자 결정시 기업의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융기 들의 투자 원

칙을 정립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연

도 2009년에 가입하 다. UN PRI는 6가지 책임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서 

ESG 이슈를 통합하고, 투자 상에게 ESG 이슈에 

한 정보 공개와 책임 투자 원칙 수와 이행 그리

고 PRI 이행에 한 세부 활동과 진행 사항 보고를 

포함한다.

UN은 2015년 UN SDGs(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발표하 고, 인류의 보편  

문제와, 지구 환경과 기후 변화 문제, 경제 문제에 

해 17개 역에 169개 세부 목표를 명시하 다. 

UN SDGs 회는 SDGs가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

는지 평가하며, 이를 통해, 주요 기업들이 지속가능

발 목표를 잘 실행하고 있는지 단하는 척도가 되

기도 한다. UN의 지속가능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일부가 ESG 활동

과 직 인 련성을 맺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해 민간부문과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ESG 경

의 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다(H. Lee, 2021). 

이후, 2018년 미국의 최  투자기   하나인 블

랙락(BlackRock)의 로 스 핀크(Laurence Douglas 

Fink)가 주주들에게 보낸 기업의 ESG 책임 강화에 

한 서한으로 인해 발되어, 기업에 한 투자평가 

방식 한,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향을 주는 

ESG를 반 하게 되었고, 세계 으로 많은 융기

이 ESG 평가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ESG는 지각된 ESG에 을 두고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는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ESG 

활동에 한 종업원의 인식에 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Lewin et al.(1936)은 사람들이 실 그 자체

가 아니라 실에 한 인식을 기반으로 반응한다는 

매우 요한 개념을 제안했으며, Bandura(1989)

에 의하면 사람은 객 인 실보다 인식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하 고, Porter(1976)는 인식이 비

록 잘못된 인식일지라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요

하다고 주장하 다. 한, Hansen et al.(2011)은 

이해 계자에 한 향을 악하기 해서는 CSR

에 한 이해자의 인식이 더 요하기 때문에 이해

계자의 인식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한, 

계획된 개인 행동에 한 조직행동이론은 사건 자체

보다 사  활동에 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이 후속

인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을 측할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기업의 ESG 활동이 조직구성원에 

미치는 향을 연구함에 있어 조직 구성원의 지각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하겠다.

2.2 CSR과 ESG

Pollman(2019)은 21세기에 이타 이고 윤리 인 

정당성과는 별도로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한 비즈

니스 사례가 있는 지에 한 더 큰 심이 “지속가능

성”과 환경, 사회  거버 스(ESG) 행과 험의 

개념으로 논쟁이 환되었다고 했다. 한, ESG는 

지속가능성 조치나 환경, 사회, 지배구조 행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비

재무  펀더멘털(기업 지배구조, 노동  고용기 , 

인  자원 리, 환경 행 등)을 언 하기 해서 사

용된다고 하 다. CSR과 ESG의 차이 은 CSR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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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윤리  는 도덕  우려에 뿌리를 둔 사회  

의무의 에서 구성되는 반면 ESG는 일반 으로 

개별 으로 는 체계 으로 기업  투자자에 

한 험 리 에서 논의된다고 하 다. Gerard 

(2019)는 CSR은 ESG의 첫번째 두가지 요소인 환

경  행동과 사회  행동을 포함하며 ESG는 기업의 

환경  사회  향과 기업 지배구조를 결합하기 

때문에 ESG는 CSR에 지배구조(G)를 더한 것이라

고 하 다. Jang et al.(2020)은 ESG의 향이 

기업 보다는 소규모 기업에 더 큰 것을 발견하 고, 

ESG는 CSR의 부분 속성을 공유하지만 환경, 사

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부분의 요소를 포함하는 

보다 포 인 개념이라고 하 다. CSR은 기업의 도

덕  우려에 근거하고 있으나 ESG 활동은 특히 채권

을 발행하는 회사의 자  조달 비용 감 측면에서 

재정  혜택 증가와 련이 있음을 발견하 다. 그들

은 ESG 활동은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해 선행을 

하려는 기업의 헌신을 보여 으로써 투자자가 인지

하는 부도 험을 이면서 자  조달 비용을 감소

시킨다고 하 다. 이러한 에서 CSR 활동이 기업에 

한 정보를 다른 사회  행 자에게 달하여 검색 

 평가 비용을 감한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 다. 

Armstrong(2020)은 ESG는 투자 결정에서 기업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를 설명하고 환경은 기후 변화, 인

구 증가  자연 환경에 한 인식을 의미하며 “사회

”이라는 용어는 기업의 사회  책임(CSR)을 포함

한다고 하 다. CSR은 기후 변화  인구 증가와 

같은 문제에 한 응이며 기업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향이라고 하 다. 

2.3 조직신뢰

Mayer et al.(1995)은 신뢰를 상 방의 감시 

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계없이 신뢰자에게 

요한 특정 행동을 상 방이 수행할 것이라는 기 에 

기 하여 상 방의 행동에 취약할 수 있는 의지라고 

정의하 다. 그리고, 자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험을 감수하는 것이며 신뢰는 기꺼이 험을 감수

하는 것이라고 하 다. Rousseau et al.(1998)은 

신뢰는 타인의 의도 는 행동에 한 정 인 기

를 바탕으로 하여, 취약성을 수용하려는 의도로 구

성된 심리  상태라고 하 다. Shockley-Zalabak 

et al.(2000)은 개인의 신뢰는 개인의 행동과 계

에 한 기 를 의미하고, 조직신뢰는 개인이 조직  

계  행동 네트워크에 하여 갖는 기 치를 나

타낸다고 했다. 따라서 조직의 개인은 개인과 조직의 

신뢰에 한 인식을 동시에 형성한다고 한다. 한, 

그들의 연구에서 조직 신뢰는 조직의 계, 역할, 경

험  상호 의존성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조직원의 

행동과 의도에 해 개인이 가지는 정 인 기 로 

간주된다고 하 다.

Cummings & Bromiley(1996)는 신뢰를 다른 

개인 는 그룹이 명시  는 묵시  약속에 따라 

행동하기 해 선의의 노력을 한다는 개인의 신념 

는 개인 그룹 간의 공통 신념이라 하 다. 한, 

이러한 약속에 앞서 어떤 상이든 정직하며, 기회가 

있을 때 조차도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 하 다. Tan & Tan(2000)은 조직에 한 

신뢰의 정의는 종업원이 인식하는 조직의 신뢰성에 

한 반 인 평가이며, 조직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

거나 어도 해롭지 않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종업

원의 확신이라 하 다. 

Ng(2015) 조직신뢰와 조직동일시가 조직시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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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Tan & Tan(2000)의 연구에서는 상사신뢰는 신

행동  상사만족에 향을 미치고 조직신뢰는 조직

몰입에 정  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Moon et al.(2011)

은 신뢰는 조직시민행동과 직무성과 그리고 임 워

먼트(Empowerment) 등 결과 변수에 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 다.

2.4 조직동일시 

조직동일시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에서 

자신을 정의하는 조직과의 일체감 는 소속감에 

한 인식으로 제안되었다(Ashforth & Mael, 1989). 

사회  범주로서의 조직은 구성원의 원형(prototypical)

이나 추상 인 조직의 속성을 변하는 것으로 인식

될 수 있다. 한, 조직과 동일시할 때 사람들은 종

종 이러한 속성을 자신의 속성으로 내면화 한다. 실

제로,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조직을 의인화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F. A. Mael & Ashforth, 

1995).

기존 부분의 조직동일시의 개념에 한 정의는 

조직구성원이 자신을 조직의 일부로 느끼거나 조직

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것과 같이 인지 으로 연결

하 거나, 는 구성원으로써의 자부심과 같이 감정

으로 연결하 거나, 혹은 인지   감정  둘 다

로 자신을 조직과 연결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

지  는 감정  연결이 조직동일시의 정의로 사용

되었다(Riketta, 2005). 조직동일시는 사람들로 하

여  상호 여러 련된 이유로 그룹의 이익을 자신을 

이익보다 우선시하게 만들 수 있고 구성원에 한 사

회  책임을 규범으로 두드러지게 만들고, 이는 그들

을 돕기 한 노력으로 이어진다. 한, 조직동일시

는 조직 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열망으로 집단

주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Zdaniuk & Levine, 

2001). 한, 조직동일시는 개인이 조직과 동일한 

운명체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직에 해 정 인 태

도를 가지는 것이며, 조직시민행동을 진한다(Bae 

& Lee, 2018). 그리고, 조직동일시는 조직만족  

직무만족(Xiu Jin et al., 2021)과 조직시민행동

(Bellou et al., 2005)을 포함한 태도와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2.5 신행동  

변화하는 경제 환경, 세계화  증가하는 경쟁 요

구로 인해 신과 신 인 행동이  더 요해지

고 있다(Bani-Melhem et al., 2018). 신은 유용

한 아이디어의 생성 는 채택과 련이 있고(Scott 

& Bruce, 1994), 신행동은 역할의 수행, 그룹 

는 조직에 이익을 주기 한 업무의 역할, 그룹 

는 조직 내에서 의도 인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조, 

도입  용을 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신  행

를 유익하게 새로운 결과를 제공하기 한 의도

인 노력으로 제한된다(Janssen, 2000). Yuan & 

Woodman (2010)은 신 인 행동을 직원이 자신

의 업무 역할, 작업 단  는 조직에 새로운 아이디

어, 제품, 로세스  차를 의도 으로 도입하거

나 용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그러한 행동의 

로는 새로운 기술 탐색, 목표 달성을 한 새로운 방

법 제안, 새로운 작업 방법 용, 새로운 아이디어 

구 을 한 자원 조사  확보 등이 있다고 하 다. 

Thurlings et al.(2015)은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

도록 조직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 창조, 개발, 

용, 홍보, 실   수정하는 로세스가 자체 인 

신 행동이며,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조직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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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원은 조직의 생존을 해 신 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하 다. Scott & Bruce(1994)는 

창의성은 종종 어디서나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거

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으로 구성되지만 신

은 조직외부의 제품이나 로세스의 응을 포함한

다고 하 다. 

2.6 조직시민행동  

Organ(1988)은 원래 조직시민행동을 “공식 인 

보상 시스템에 의하여 직  는 명시 으로는 인정

되지 않지만 조직의 효과 인 기능을 진하는 개인

의 재량에 따른 행동”으로 정의하 다. Organ(1988)

은 조직시민행동을 특정 개인을 겨냥하여 돕는 행동

인 이타주의(Altruism), 시간업무, 규칙 수 등 조

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양심(Conscientiousness), 

업무와 련된 인 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

력하는 의(Courtesy), 이상 이지 못한 작업 환경

을 불평 없이 용인하는 스포츠맨십(Sportsmanship), 

책임감 있게 회사생활에 참여하고 회사를 걱정하는 

공익성(Civic virtue)의 5개 차원으로 분류하 다. 

Organ(1988)의 역할 외 행동이라는 조직시민행동

이 역할 내 행동도 포함한다는 학자들의 비 을 불러 

일으켰고 Organ(1997)은 이후 조직시민행동의 정

의를 과업수행을 지지하는 사회   심리  맥락의 

유지  향상에 한 기여로 재정의 하 다. Yilmaz 

(2015)는 조직시민행동을 보이는 직원은 자신의 의

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자발 으로 자신의 역할을 

넘어 다른 사람을 돕고 보상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

다. 한, 더 나은 일을 하며 형식  요구 사항 이

상으로 노력하며, 차와 규정사이의 격차를 메우는 

등 추가 인 행동을 한다고 하 다. Posdakoff & 

MacKenzie(1994)는 조직시민행동과 매 부서 효

율성에 한 연구에서 조직시민행동은 업 사원의 

객 인 업 생산성에 반드시 향을 미치지 않으

면서 조직의 효과 인 기능을 직 으로 진한다

고 여겨지는 업 사원의 임의  행동이라 하 다. 

Organ & Konovsky(1989)는 개인차원 조직시민

행동(OCBI)의 차원을 이타주의로, 조직차원 조직시

민행동(OCBO)의 차원을 일반화된 순응(Generalized 

compliance)으로 분류했다. Williams & Anderson 

(1991)은 개인차원 조직시민행동  조직차원 조직

시민행동은 이타주의  수(Compliance)라는 용

어가 조직시민행동의 재 개념화와 일치하지 않는 

외부 보상에 한 제한 인 가정을 암시하기 때문에 

개인차원 조직시민행동과 조직차원 조직시민행동 두 

차원을 사용하 다. 즉, 이타주의는 외부 보상 없이 

발생하는 행동으로 간주되는 반면, 수는 보상을 기

하거나 처벌을 회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행동으

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하 다. 조직차원 조직시민

행동에는 스포츠맨십, 공익성, 양심이 포함되고 개인

차원 조직시민행동에는 이타주의와 의를 포함하여 

두 범주로 구분하 다. 본 연구에서는 Williams & 

Anderson(1991)의 연구를 참조하여 조직시민행동

을 개인 차원과 조직차원으로 구분하 다.

2.7 ESG활동 인식에 한 선행 연구

ESG활동 인식에 한 연구와 ESG 활동 인식이 

조직 내 이해 계자인 종업원에게 미치는 향 한 

연구는 많지 않다. ESG 활동에 한 소비자의 인식

이 소비자의 신뢰와 조직동일시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Jun, 2022)는 찾을 수 있었으나 종업원의 

ESG 활동 인식이 종업원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선

행 연구는 ESG 활동 인식이 조직문화와 잡크래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Jin & Kim,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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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활동 인식과 조직몰입  조직만족에 한 연

구(Chun & Seol Kyung-Jin, 2022), ESG 활동 

인식과 변화 지원 행동  신  조직문화 그리고 

잡크래 에 미치는 향 계에 한 연구(Jin & 

Kim, 2022a) 등과 같이 매우 제한 이었다. 따라

서, 종업원의 ESG 활동 인식이 종업원의 태도와 행

동에 미치는 향 계를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

다. ESG 활동 인식에 한 선행 연구는 <Table 1>

과 같이 정리하 다.

Ⅲ. 연구모형  가설수립

본 연구에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구성된 

2차요인인 ESG 활동 인식이 조직신뢰와 조직동일

시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직신뢰와 조직동일시가 신행동  조직시민행동

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한다. 한, ESG 활

동 인식과 신행동과 조직시민행동 간 조직신뢰와 

조직동일시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ESG 활동 인식과 조직신뢰

Nguyen et al.(2020)은 사회  책임활동이 조

직신뢰와 조직동일시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조

직신뢰와 조직동일시는 조직원의 정서  만족에 

한 정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C.-K. 

Lee et al.(2013)은 법  CSR이 조직신뢰에 유의

한 향을 미치고 Islam et al.(2018)은 조직신뢰

와 조직동일시가 사회  책임과 조직몰입 간의 계

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 다. 

D. Jung & Yang(2021)은 방산업체 종사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CSR 활동  윤리  책임과 

법률  책임이 조직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을 악하 다. 이에 따라, 기업의 CSR 활동이 조

직원의 조직에 한 호의  감정의 형성에 기여함으

로써 조직신뢰를 높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하 다. 

A.-R. Jung & Ryu(2016)은 외식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  윤리  책임, 법  책임이 조직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J. Ko et 

al.(2020)은 물류주선업 종사자의 CSR 활동 인식

이 조직신뢰에 미치는 향에서 경력  직 에 따

연구자 연구 결과

Jin & Kim(2022)

ESG 활동 인식  환경 요인은 신지향  문화에 부정  향을 미치고 사회요인은 

신 지향  문화에 정  향을 미침. 신지향  문화와 조직지향  문화는 잡크

래 에 직  향을 미침

Chun & Seol(2022)

ESG 활동  사회 요인에 한 인식이 조직자부심에 향을 미침. 한, ESG 활동 

 사회  지배구조 요인이 직무만족에 향 미치고, 환경, 사회 활동이 조직몰입에 

향을 미침

Jin & Kim(2022a)

ESG 활동 인식은 변화 지원 행동과 신 인 조직문화에 정  향을 미치고, 

ESG 활동 인식은 변화 지원 행동과 신  조직문화를 매개로 잡크래 에 향을 

미침. 한, ESG 활동 인식은 변화 지원 행동, 신 인 조직문화, 잡크래 을 매

개로 직무성과에 정  향을 미침

<Table 1> ESG 활동 인식에 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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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신뢰에 해 상이한 수 을 보이는 것을 연

구하 다. E. Ko(2019)는 호텔 종사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 외부 CSR 활동이 조직신뢰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 다. 따라서, 이와 같

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ESG 활동 인식이 조직신

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ESG 활동 인식은 조직신뢰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 ESG 활동 인식과 조직동일시

ESG 활동 인식이 조직동일시에 한 향 계는 

사회 정체성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ESG 활동을 

극 으로 실행하는 기업의 종사자는 자신의 회사

를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높은 자존감을 느낄 수 있

기 때문에 조직에 해 정 인 태도를 가질 수 있

다고 보는 구조이다. B. Kim et al.(2015)은 직원

들이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 CSR을 잘하고 있

다고 인식하면 자신이 평 이 좋은 조직에 속해 있다

고 인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  자아가 정

으로 발 된다고 했다. 한, 이로 인해 조직 구성원

은 조직에 더 애착을 갖게 되고 조직동일시를 높인

다 하 다.

E. Park & Han(2020)은 카지노 직원을 상으

로 한 연구에서 CSR의 참여와 조직동일시 계에서 

CSR 참여  진정성이 조직동일시에 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 다. 항공사 승무원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CSR에 한 승무원의 인식이 조직동일

시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CSR 인식과 조직몰입

의 간의 계에서 조직동일시가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 다(M. Jang & Kang, 2013). B. Kim 

et al.(2015)은 지각된 CSR이 조직신뢰와 조직동

일시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고, 조직신뢰가 지각된 CSR과 조직동일시를 매개하

는 것을 악하 다. E. Park & Han(2020)은 호

텔종사원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CSR이 조직동일

시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조직동일시는 삶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De Roeck 

& Delobbe(2012)는 지각된 CSR이 지각된 외부 명

성과 외부 자부심의 순차  매개를 통하여 조직정체

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 다. 한, 

Hameed et al.(2016)은 외부 CSR이 지각된 외부

<Figure 1> 연구모형



Byungjun Huh․Hyoung-Yong Lee

424 Korean Management Review Vol.52 Issue.2, April 2023

명성과 정  계를 가지고 지각된 외부 명성은 조

직동일시에 정  향을 미치는 것을 악하 다. 

Nguyen et al.(2020)은 CSR이 조직 동일시와 조

직 신뢰에 정  향을 미치고 조직 동일시와 조직

신뢰가 정서  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ESG 활동 인식은 조직동일시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3 조직신뢰와 신행동

조직에서 신뢰는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충성도

와 같은 조직구성원의 정 인 태도와 행동에 향

을 미치는 변수로 연구되어 왔다. 한, 사회 교환이

론에 따르면, 조직을 조직구성원이 더욱 더 신뢰할

수록 조직을 해 더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Yu et al.(2018)은 조직신뢰가 신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고 D. Jin et al.(2018)

은 20~30  메이크업 종사자를 상으로 한 연구

에서 조직신뢰  회사신뢰와 계신뢰가 신행동

에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 다. Lin & Shin 

(2021)의 스포츠 학의 교수들을 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조직신뢰가 신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고, S.-H. Lee(2008)는 기존의 통념과 달

리 종업원신뢰는 신뢰하는 자(Trustor)에 한 신

뢰 받는 자(Trustee)의 일부 고정 념에 기 하고 

있으며, 그룹  조직 수 의 신뢰와 몰입이 개인 수

보다 신 행동에 더 강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 다. 특히, 한국의 그룹 기반 조직 문화 때문

에 한국 공무원들이 동료 그룹에 해 높은 수 의 

신뢰를 보일 때 신이 극 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

다. C. I. Lee & Ha(2018)는 직무만족과 신

행동 사이의 계에서 조직신뢰가 매개효과를 가지

는 것을 확인 하 다. 이를 통해 직무만족이 높더라

도 조직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반의 성공에 불과

할 뿐이라고 하 다. Demir(2021)는 기존 연구자

들의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교사의 조직신뢰 인식은 

신 행동을 높인다는 것을 검증하 다. 따라서, 이

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기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조직신뢰는 신행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4 조직신뢰와 조직시민행동

Singh & Srivastava(2016)의 조직신뢰와 조직

시민행동의 향을 결정하는 조직지원인식과 차  

정의  커뮤니 이션과 같은 특정 조직 수  요인 간

의 계에 한 조사에서 조직신뢰는 이타주의, 양심, 

스포츠맨십, 의, 공익성으로 이루어진 조직시민행

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악하 고, 조직

신뢰는 조직 수 의 요인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계

를 부분매개 하는 것을 확인하 다. Yilmaz(2015)

는 리자에 한 신뢰, 조직신뢰, 상호신뢰가 조직

시민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 고 Özlük 

& Baykal(2020)는 리자에 한 신뢰, 조직신뢰, 

동료신뢰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을 악하 다. 한, Koodamara et al. 

(2019)와 Lay et al.(2020)도 조직신뢰가 조직시

민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Seo et al.(2011)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을 상

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신뢰는 조직시민행동(시민의식, 

이타주의, 양심)에 정 인 향을 미치며, 분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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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이 조직신뢰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기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4: 조직신뢰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5 조직동일시와 신행동

사회정체성 이론은 종업원의 업무 련된 의도를 

측하는 데 사용되어져 왔다(Riketta et al., 2006). 

Tang et al.(2014)은 동일시가 R&D 직원의 창

의성에 향을 미치고, 동일시가 지식공유를 매개

로 하여 멤버의 창의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 다. 한, 사회정체성 이론은  동일시

가 직원들로 하여  워크, 지식  정보 공유를 포

함하여 에 유익하고 심있는 것에 을 맞추도

록 하여 신 인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제안한다 하

다. Song et al.(2018)은 직원의 집단주의와 

신행동 간에 유의한 직 인 계가 있으며, 동일

시가 직원의 집단주의와 직원의 신  행동 간의 

계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직원의 집단

주의와 동일시를 통한 신행동 사이의 간 인 

계는 리더-부하 계(LMX)가 낮거나 높을 때 모두 

유의하게 정 임을 확인하 다. Zhang & Wang 

(2021)의 연구에서 조직동일시는 종업원의 신  행

동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연구하 고 Neill 

et al.(2019)은 조직동일시가 변화에 한 직원의 

정서  몰입과 변화에 한 행동 지원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 다. 이에 따라 조직

동일시가 직원의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에 정 으

로 반응하는데 요한 심리  선행요인이라 하 다. 

Chen et al.(2022)은 조직동일성과 학습목표지향

성이 모두 높은 직원은 승진에 을 두고 신 으

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았고, 반면에 조직동일성이 높

고 학습목표지향성이 낮은 직원은 방에 집 하고 

덜 신 으로 행동하는 것을 악하 다. Yang & 

Shim(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  동일시는 역할 행

동과 신 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기

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5: 조직동일시는 신행동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3.6 조직동일시와 조직시민행동

Van Dick et al.(2006)은 측 변수의 에서 

볼 때 조직동일시가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친

다는데 있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 고 Van 

Dick et al.(2004)은 자신의 조직에 더 강하게 동

일시 하는 직원은 집단의 이익 에서 생각하고 처

리하는 강한 동기를 가진다고 하 다. Kane et al. 

(2012)에 의하면 높게 동일시된 직원은 추가 인 

역할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아개념이 조직의 성공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 하 다.

Bellou et al.(2005)은 병원종사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 동일시는 직원들이 더 큰 체, 즉 그

들이 일하는 병원의 일부라고 느낄 때 규칙을 수

할 뿐만 아니라 기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

를 열망한다는 사실에 기인할 수 있다고 하 다. 이

는 단순히 자신의 과정이 병원의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 하 다. Shim & Faerman 

(2017)은 공무원의 공공서비스 동기부여, 조직동일

시 그리고 주  조직시민행동 규범이 조직시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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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통계 으로 유의한 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

다. 특히, 조직동일시가 조직시민행동에 한 종업

원의 참여와 정 인 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Kesen(2016)은 조직동일시가 스포츠맨십을 제외한 

조직시민행동의 각 차원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고, 한 조직시민행동의 차원  도움과 

공익성이 개인의 창의성에 향을 미치고 조직동일시

와 개인 창의성 간의 계를 매개 완  매개하는 것

을 확인하 다. Teng et al.(2019)은 윤리  업무 

분 기(Ethical work climate)가 조직시민행동과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고, 조직동일시가 윤

리  업무환경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계를 매개하

는 것을 검증하 다. Zhao et al.(2014)은 조직동

일시는 강제  시민행동(Compulsory Citizenship 

behavior)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부정 인 계를 

매개하고, 상호작용공정성은 강제  시민행동과 상

호작용하여 조직동일시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 다.

B. Cho et al.(2020)은 리더동일시가 사회  기

업가정신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계를 매개하고, You 

et al.(2021)은 해외자회사 근무 지 직원의 조직

동일시 유형에 따라 업무 열의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하기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6: 조직동일시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4.1 변수의 정의  측정

측정도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설문문항을 

토 로 하여 구성하 다. 변수 조작  정의  련 

문헌은 <Table 2>와 같이 정리하 다.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사

용되어 검증된 설문 문항을 토 로 하여 구성하 다. 

설문 문항은 ESG 활동 인식으로 환경 련(6문항), 

요인 조작  정의 련연구

ESG 활동 인식 종업원이 회사의 ESG 활동을 인식하는 수 Jin & Kim(2022b)

조직동일시
특정 집단에 한 하나됨 는 소속감을 지각하는 정도이며 조

직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

Ashforth & Mael(1989)

F. Mael & Ashforth(1992)

조직신뢰

명시 , 묵시  약속에 따라 행동하기 해 조직이 선의의 노

력을 한다는 조직구성원의 신념. 한, 이러한 약속에 앞서 어

떤 상이든 정직하며, 기회가 있을 때 조차도 종업원을 이용

하지 않는 것

Cummings & 

Bromiley(1996)

조직시민행동

형식  보상 시스템에 의해 공식 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체 으로 조직의 효율 이고 효과 인 기능을 진하는 개인의 

임의  행동으로, 자발 으로 조직  타인을 해 행동하는 것

Organ et al.(2005)

Williams & 

Anderson(1991)

신행동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

들어 내어 개발하고, 수용하고 실행하는 일체의 로세스

Scott & Bruce(1994), 

K. Cho(2019), 

Yuan & Woodman(2010)

<Table 2> 조작  정의  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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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설문항목 출처

ESG 
활동 
인식

환경

1. 우리 회사는 폐기물 재활용을 극 으로 실행하기 해 노력한다.

Koh(2022), 
An(2022)  
Kwak(2022)

2. 우리 회사는 에 지를 약하고 환경보호에 노력을 기울인다.
3. 우리 회사는 에 지의 효율  활용을 해 노력하고 있다.
4. 우리 회사는 환경보호를 해 노력하고 있다.
5. 우리 회사는 환경보호를 한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6. 우리 회사는 환경 보호를 해 우리 회사의 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한다.

사회

1.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 추구와 고용 련 법을 수하려고 노력한다.
2. 우리 회사는 다른 사업 트  ( : 납품업자, 하청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하기 해 노력한다.
3. 우리 회사는 소비자 련법 수, 소비자에 한 공정 거래, 소비자의 권리  안 을 지

키기 해 노력한다.
4. 우리 회사는 사회 발 과 지역 사회 발 을 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5. 우리 회사는 고용 평등  확  정책( 체고용인력, 여성채용 비율  장애인 고용비율증가 

등) 등을 실시하기 해 노력한다.
6. 우리 회사는 종업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지배
구조

1. 우리 회사는 법을 수하고 있다.
2. 우리 회사의 리자 들은 기업 경 과 련된 법을 따르려 고 노력한다.
3. 우리 회사는 기업 경 을 투명하게 하고 있다 ( : 부패, 특혜, 비리 척결 등)
4. 우리 회사는 법 , 제도  기 에 부합하는 경 을 하고 있다.
5. 우리 회사는 지배 구조의 건 성을 해 노력한다.
6. 우리 회사는 윤리 경 을 해 지속 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직동일시

1. 나는 다른 사람이 우리 회사를 비난할 때 모욕감을 느낀다.
F. Mael & 

Ashforth(1992)  
Wonkoo Ji(2017)

2. 나는 회사에 해서 얘기할 때 "우리" 회사라고 말한다.
3. 다른 사람이 우리 회사를 칭찬했을 때, 내가 칭찬을 받은 느낌이다.
4. 회사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다.
5. 나는 우리 회사에 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심이 많다.

조직신뢰

1. 우리 회사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Cummings & 
Bromiley(1996)

2. 우리 회사는 우리와 정직하게 상한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우리 회사를 신뢰할 수 있다.
4. 우리 회사는 우리의 문제를 결코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5. 우리 회사는 조직의 장래를 해 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

조직
시민
행동

개인
차원

1. 나는 업무 련된 문제를 가진 동료를 돕기 해 기꺼이 시간을 할애한다.

Williams & 
Anderson(1991)

2. 나는 결근했던 동료를 도와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해 다.
3. 나는 동료직원을 돕는 일이라면 내가 가진 것 (물건, 지식 등) 들을 함께 나  마음이 있다.
4. 나는 동료직원의 일을 도와주는 편이다.
5. 나는 동료직원의 공 인 혹은 사 인 일까지도 진심 어린 심과 호의를 보여 다.
6. 나는 휴무일을 바꿔 달라는 동료의 요구를 들어주기 해 근무 일정을 조정하기도 한다.
7. 나는 신입사원이 조직 내에서 환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행동한다.
8. 나는 업무 혹은 비업무 으로 발생한 동료직원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

조직
차원

1. 나는 외 으로 조직을 표하는 경우에 자 심을 느낀다.
2. 나는 회사에 충성심을 보이는 편이다.
3. 나는 동료직원이 회사를 비 할 때 회사 편에서 옹호한다.
4. 나는 회사의 발 에 많은 심을 지니고 있다.
5. 나는 잠재 인 문제들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해 일련의 행동을 취한다.
6. 나는 회사의 이미지에 해 걱정한다.
7. 나는 내가 담당한 일은 아니지만 회사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일은 기꺼이 동참한다.
8. 나는 우리 조직의 기능을 개선하기 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편이다.

신행동

1. 나는 신 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편이다.

Scott & 
Bruce(1994)  J. 

Jin(2020)

2.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해 합한 계획과 일정을 비한다.
3. 나는 내 신  아이디어가 실용 인 가치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본다.
4. 나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아이디어를 극 으로 알리고 추진해 나간다.
5. 나는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 을 알아보고 확보한다.
6. 나는 곧잘 창의 인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7. 나는 새로운 기술, 차, 그리고 상품에 한 아이디어를 극 으로 찾아내는 편이다.
8. 나는 내가 개발한 신  아이디어에 하여 조직핵심인물들에게 지원을 얻기 해 노력한다.

<Table 3> 설문 문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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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련(6문항), 지배구조 련(6 문항)으로 총 1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 동일시는 5문항, 

조직신뢰 5문항이며, 조직시민행동은 개인지향행동

(8문항), 조직지향행동(8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행동은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체 설문 내용은 <Table 3>과 같이 정리하 다. 

4.2 자료수집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연구 모델을 검증하기 해 재 국

에 있는 종업원 수 50인 이상의 일반 기업체에 종사 

인 정규직 직장인들을 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22년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4일

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 360부를 수집하

고, 불성실한 답변 12부를 제외하고 총 348개를 최

종분석에 사용하 다.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Table 4>와 같이 요약 정리하 다.

Ⅴ. 분석  결과

5.1 측정모델

PLS(Partial Least Square) 기반의 SmartPLS 

Ver.3.3을 이용하여 집 타당도, 별타당도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신뢰도를 분석하기 하여 

크롬바하 알 값을 살펴보았고, 제안되어진 방법으로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74  50.0

여자 174  50.0

합계 348 100.0

연령

만19-29세  84  24.1

만30-39세  85  24.4

만40-49세  92  26.4

만50-59세  87  25.0

합계 348 100.0

학력

고졸 이하  33   9.5

문  졸  38  10.9

학교 졸 228  65.5

학원 졸 이상  49  14.1

합계 348 100.0

업종

제조업 110  31.6

융/보험업  30   8.6

도소매/유통  35  10.1

서비스업 155  44.5

건설  18   5.2

합계 348 100.0

<Table 4>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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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변수 요인 재량
Cronbach's 

Alpha
CR AVE

ESG 활동 인식

환경(E) 

환경1 0.790

0.940 0.952 0.770

환경2 0.876
환경3 0.894
환경4 0.913
환경5 0.891
환경6 0.894

사회(S)

사회1 0.781

0.872 0.907 0.663
사회2 0.834
사회3 0.831
사회5 0.799
사회6 0.823

지배구조(G)
지배4 0.879

0.892 0.933 0.823지배5 0.923
지배6 0.919

조직신뢰

조직신뢰1 0.888

0.941 0.955 0.810
조직신뢰2 0.901
조직신뢰3 0.910
조직신뢰4 0.898
조직신뢰5 0.902

조직동일시

조직동일2 0.764

0.868 0.910 0.718
조직동일3 0.899
조직동일4 0.871
조직동일5 0.848

신행동

신행동1 0.769

0.930 0.942 0.670

신행동2 0.843
신행동3 0.815
신행동4 0.821
신행동5 0.812
신행동6 0.809
신행동7 0.841
신행동8 0.835

조직시민행동

개인차원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I)1 0.776

0.881 0.907 0.583

조직시민(I)2 0.733
조직시민(I)3 0.788
조직시민(I)4 0.761
조직시민(I)5 0.746
조직시민(I)7 0.754
조직시민(I)8 0.784

조직차원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O)1 0.824

0.924 0.938 0.653

조직시민(O)2 0.847
조직시민(O)3 0.769
조직시민(O)4 0.790
조직시민(O)5 0.864
조직시민(O)6 0.728
조직시민(O)7 0.824
조직시민(O)8 0.811

<Table 5> 집 타당성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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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재량 0.7 이하의 변수들을 하나씩 제거하 다. 

0.7 이상의 권고 수 (Hair Jr et al., 2014)을 만

족시켰기 때문에 분석에 합하다고 단하 다. 

별타당성은 <Table 6>과 같이, 표의 각으로 

이루어진 칸에 표시된 요인에 한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이 그 변수의 좌측 방향이나 아래 방향에 

있는 값을 상회함에 따라서 별타당성이 유의한 것

을 확인하 다(Fornell & Larcker, 1981).

잠재 변수 간의 다  공선성을 평가하기 하여 

VIF값을 분석한 결과 VIF 값이 모두 5이하로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 다(Hair Jr et 

al., 2017).

5.2 연구모형 분석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하기 해 계층  요소 

모형(Hierarchical Component Model)-2차 요인

(Second order factor) 연구모형을 이용하 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세가지의 반

(Reflective) 1차 요인(First order factor)을 ESG 

활동 인식이라는 형성 (Formative) 2차 요인(Second 

order factor)으로 구성하 고, 개인 차원 조직시민 

행동과 조직차원 조직시민 행동을 한 조직시민행

동이라는 형성  2차 요인으로 구성하여 PLS 구조 

방정식 분석을 진행하 다.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종업원의 재직한 기업체의 ESG 활동에 한 인

식이 조직신뢰에 정(+)의 향 계를 보 다. 이에 

따라 종업원의 ESG 활동 인식이 높아질수록 종업

원의 조직신뢰에 강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ESG 활동에 한 인식은 종업원의 조

직동일시에 정(+)의 향을 미쳤다. 셋째, 조직신

뢰는 종업원의 신행동에 정(+)의 향을 미쳤다. 

넷째, 조직신뢰는 종업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향을 미쳤다. 다섯째, 조직동일시는 종업원의 

신행동에 정(+)의 향을 미쳤다. 여섯째, 조직동일

시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향을 미쳤다. 일곱 

번째, 조직신뢰는 ESG 활동 인식과 신행동 간의 

향 계를 매개하 다. 여덟 번째, 조직신뢰는 ESG 

활동 인식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향 계를 매개하

변수 사회 조직동일시 조직시민(I) 조직시민(O) 조직신뢰 지배구조 신행동 환경

사회 0.814 　 　 　 　 　 　 　

조직동일시 0.519 0.847 　 　 　 　 　 　

조직시민(I) 0.458 0.493 0.764 　 　 　 　 　

조직시민(O) 0.511 0.670 0.648 0.808 　 　 　 　

조직신뢰 0.679 0.556 0.377 0.557 0.900 　 　 　

지배 0.790 0.482 0.421 0.540 0.703 0.907 　 　

신행동 0.414 0.339 0.537 0.590 0.469 0.430 0.818 　

환경 0.653 0.418 0.440 0.500 0.519 0.582 0.450 0.877

평균 3.616 3.373 3.604 3.293 3.269 3.612 3.344 3.505

표 편차 0.765 0.858 0.586 0.748 0.885 0.848 0.694 0.852

*  조직시민(I): 개인차원 조직시민행동

** 조직시민(O): 조직차원 조직시민행동

<Table 6> 별타당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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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홉 번째, 조직동일시는 ESG 활동 인식과 

신행동 간의 향 계를 매개하 다. 열 번째, 조

직동일시는 ESG 활동 인식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향 계를 매개하 다. 

가설 검정 결과  연구 모형의 분석 결과는 <Table 

8>과 <Figure 2>에 명기된 것과 같다.

(***: p < 0.01, **: p < 0.05, *: p < 0.1

<Figure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경로
경로
계수

표본 
평균

표
편차

T통계량 P 값 결과

H1 ESG 활동 인식 → 조직신뢰 0.693 0.693 0.038 18.206 0.000 채택

H2 ESG 활동 인식 → 조직동일시 0.530 0.530 0.048 11.157 0.000 채택

H3 조직신뢰 → 신행동 0.407 0.406 0.072  5.646 0.000 채택

H4 조직신뢰 → 조직시민행동 0.238 0.238 0.060  3.942 0.000 채택

H5 조직동일시 → 신행동 0.112 0.115 0.063  1.796 0.073 채택

H6 조직동일시 →조직시민행동 0.518 0.520 0.057  9.029 0.000 채택

<Table 8> 가설 검정 분석 결과

　변수 사회 조직동일시 조직시민(I) 조직시민(O) 조직신뢰 지배구조 신행동 환경

사회 　 　 　 　 1.749 　 　 　

조직동일시 　 　 　 　 　 　 1.448 　

조직시민(I) 　 1.753 　 　 　 　 　 　

조직시민(O) 　 2.034 　 　 　 　 　 　

조직신뢰 　 　 　 　 　 　 1.448 　

지배 　 1.429 　 　 　 　 　 　

신행동 　 　 　 　 　 　 　 　

환경 　 　 　 　 1.749 　 　 　

*  조직시민(I): 개인차원 조직시민행동

** 조직시민(O): 조직차원 조직시민행동

<Table 7> VIF 값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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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활동 인식이 신행동과 조직시민행동에 미

치는 향에서 조직동일시와 조직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Table 9>에서와 같이 조직신뢰와 조직

동일시가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 

활동이 조직동일시와 조직신뢰를 매개로 하여 신 

행동과 조직시민행동에 간  향을 미치는 것을 통

계 으로 확인하 다.

Ⅵ. 결론  시사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의 ESG 활동 인식이 종업원

의 조직신뢰와 조직동일시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하고 조직신뢰와 조직동일시가 종업원의 신행동

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한, 

종업원의 ESG 활동 인식과 신행동  조직시민

행동 간의 계에서 조직신뢰와 조직동일시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 다. 

먼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기업의 CSR에 한 

소비자의 반응과,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향에 을 맞추어 왔지만, 본 연구는 최근 지속가

능 경 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ESG 경  

활동에 한 종업원의 인식이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

에 미치는 향을 악했다는 에서 선행 연구와 차

별 이 있다. 

이론  시사 으로 첫째, 한, 최근 ESG 활동 

인식에 한 연구(Jun, 2022)에서도 소비자의 

에서 소비자의 기업에 한 ESG 활동 인식이 소비

자의 신뢰와 소비자-기업동일시에 미치는 향이 연

구되었지만, 종업원에게도 ESG 활동 인식이 동일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에서 시사

이 있다. 즉, ESG 활동이 단지 기업의 재무  성

과와 외부 이해 계자인 소비자에게 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구성원에게도 정  향

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둘째, 종업원의 ESG 활동 인식이 조직신뢰와 조

직동일시에 미치는 향 계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

는 사회정체성기반의 연구는 CSR이 권  있는 이미

지를 통해 종업원이 조직과 동일성 욕구를 유도하

고, 사회  교환기반 메커니즘은 기업의 사회  책

임 행동이 직원들에게 자신의 조직이 자상하고 친

하며 자애롭다는 신호를 보내어 종업원들은 정

인 태도와 행동으로 회사의 선행에 보답할 의무

를 느끼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CSR이 

조직동일시와 조직신뢰에 정  향을  것이라

는 Farooq et al.(2014)의 연구와 이론  맥락을 

같이 한다.

셋째, 조직신뢰와 조직동일시가 종업원의 신행동

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하 다는 

경로
경로
계수

표본 
평균 

표
편차 

T 통계량 P 값

ESG† → 조직동일시 → 신행동 0.060 0.061 0.035 1.712 0.087

ESG† → 조직신뢰 → 신행동 0.282 0.282 0.056 5.064 0.000

ESG† → 조직신뢰 → 조직시민행동 0.165 0.165 0.045 3.703 0.000

ESG† → 조직동일시 → 조직시민행동 0.274 0.276 0.045 6.151 0.000

ESG†: ESG 활동 인식

<Table 9> 조직신뢰 와 조직동일시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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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의가 있다. 종업원의 신행동과 조직시민

행동을 높이는 요한 원인으로 개인의 조직에 한 

신뢰와 조직과의 동일시의 향 계가 실증 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조직이 약속에 따라 행동하고, 

정직하고,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종업원의 신념은 

종업원이 자발 으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신행동은 조직과 종업원 간의 신뢰를 토 로 

활성화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신뢰는 종업원이 외부 

환경을 안 하다고 인식하고 험을 더 감수하게 만

든다(Schoorman et al., 2007)는 것을 보여 다.

한, 조직동일시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 

계는 특정 소속 그룹과 매우 동일시되는 개인은 자

발 으로 자신이 소속된 그룹에 도움이 되는 비 필수

 행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 다. 종업원이 자신

이 근무하는 회사가 더 큰 체의 일부라고 느낄 때 

자신이 직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게 되며, 이로 인해 

종업원들이 규칙을 수 할 뿐만 아니라 기  이상의 

일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Bellou et al., 2005).

넷째. 조직동일시와 신행동에 미치는 향 계

는 직원들이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함에 따라 보다 

창의 인 행동을 보이고 새로운 아이디어, 느낌, 제

품, 로세스 등을 형성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Kesen, 2016). 이는 조직동일시가 조직

원의 신행동을 진한다는 Hwang(2016)의 연구 

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다섯째, 한, 종업원의 ESG 활동 인식과 종업원

의 신행동  조직시민행동 간의 계를 조직신뢰

와 조직동일시가 동시에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 다

는 에서 이론  시사 이 있다. H.-S. Kim et al. 

(2017)은 사회정체성 이론을 근거로 기업의 CSR이 

종업원에게 정  이미지를 주고 이를 통해 소속회

사에 한 동일시를 경험하게 되어 조직행동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 다. 한, CSR이 종업원이 

조직에 한 신뢰를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조직시민행

동을 높이는 것을 실증 으로 악하 다. 이와 마

찬가지로, 기업의 ESG 활동도 종업원이 조직이 신뢰

할 만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동시에 권  

있는 이미지를 통해 종업원의 조직동일시 욕구를 유

도함으로써 조직시민행동(Yilmaz, 2015; Özlük & 

Baykal, 2020; Koodamara et al., 2019)과 종

업원의 신행동(S.-H. Lee, 2008; D. Jin et al., 

2018; Yu et al., 2018)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

이다.

따라서, 종업원의 ESG 활동 인식이 종업원의 신

행동  조직시민행동 간의 계에서 조직신뢰와 조

직동일시가 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함

으로써 종업원의 ESG 활동 인식이 종업원의 신 

행동과 조직시민행동에 이르는 체 과정을 이해하

는 통찰력을 제공하 다.

실무  시사 으로는 첫째, 특히, 기존의 기업의 

CSR은 윤리  도덕  문제에 뿌리를 둔 사회  

에서 논의되는 자발 이고 자율 인 규제 조치와 

것인 것에 반해, ESG활동은 지속가능 경 을 한 

향후 필수 인 활동이라는 에서 ESG 활동 인식

이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한 것은 법안 입안자와 기업 운 자에게도 큰 시

사 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종업원의 ESG 활동 인식이 종업원의 조직에 

한 신뢰와 조직동일시에 미치는 정  향 계

를 악함으로써, 경 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기업의 ESG 활동이 내부 이해 계자인 종업원의 조

직에 한 신뢰와 조직동일시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기업체는 지속가능한 경 을 

한 ESG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고 기업의 략과 문

화에 내재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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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원의 재직 회사의 ESG 활동에 한 정 인 인

식을 높여 나가기 해, 회사의 ESG 활동에 해 

외부 이해 계자의 커뮤니 이션 강화뿐만 아니라 

내부의 요한 이해 계자인 종업원과의 커뮤니 이

션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종업원의 조직에 한 신뢰와 조직동일시가 

변하는 기업의 경쟁 환경 속에서 조직의 유효성과 

생존에 요한 향을 미치는 종업원의 조직시민행

동과 신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의 신 행동과 조직시민행동을 유도

하기 해 인 자원 리차원에서 종업원의 회사에 

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구성원에 한 존 과 배려, 

공헌에 한 공정한 보상, 일 성 있는 조직운  원

칙과 같은 신뢰 리 방안이 제도 으로 정착화 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조직동일시를 높이기 

해 커뮤니 이션 강화와 같은 내부 마  활동을 

강화하고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조직신뢰와 조직동일시가 ESG 활동  신

행동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종업원의 조직신뢰와 조직동일시를 

발 시켜 나감으로써 ESG 활동과 조직시민행동, 그

리고 신행동과의 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 의해서 조직신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상사와 경 진의 리더

십 강화와 조직공정성 행 확립을 통해 종업원의 

조직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종업원

의 조직동일시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진 

경 진과 상사의 리더십(Chang, Y., & Cho, D. 

2019; J. Lee & Lee, 2019; Hwang, 2021; 

Chang & Cho, 2019) 강화를 한 리더십 교육 

한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종업원의 ESG 활동 

인식과 신행동  조직시민행동 간의 계를 강화

시켜야 한다.

이러한 유익한 시사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가 가지는 몇 가지 한계 이 있다.

첫째, ESG 경  환경이 업체마다 상이 할 수 있

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기업의 규모  업종에 따른 

조직 간의 특성 비교가 필요 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 상자의 업종 간 비   서비스업 

비 이 높아 체 업종을 표하는 직장인의 인식 

조사로는 일정 부분 한계 이 있다. 둘째, ESG 활동 

인식이 향을 미칠 수 있는 이직의도, 일탈행동 등 

부정  결과 변인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조직신뢰와 조직동일시를 

매개로 한 신행동과 조직시민행동에 해 연구를 

하 으나, 이들 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매개 변수의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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