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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의식과 조직 호감성, 조직 가치성이 조직 평판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ESG 환경의 MO-ABC 

모형을 중심으로

허성호
고려대학교 연구정보분석센터

Analysis of the effects of sustainability consciousness, organizational
favorability, and organizational values on organizational reputation

: focusing on MO-ABC model of social entrepreneurship and 
ESG-environment

Sung Ho Hu
Research Information Analysis Center, Kore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 요소 차원의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 요소 차원의 ESG 환경이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관심 요인에 끼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적 적용관점은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ESG 환경의 요인설
계방법으로 구조화되었고, 조직에 대한 평판 개선의 관심 변수는 지속가능성 의식, 조직 호감성, 조직 가치성, 조직 평판
성의 4 가지의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지속가능성 의식에 미치는 효과성은 유의미하였
고, 고-사회적 기업가정신 조건이 저-사회적 기업가정신 조건보다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ESG-환경의 영향력 또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의식이 조직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직 호감성과 조직 
가치성이 매개하는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종합적으로, MO-ABC 모형의 영향력과 매개모형의 효과성을 순차적으로 검증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제도에 부합되는 쟁점들을 토대로 학구적, 실용
적 활용성을 서술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mpact of social entrepreneurship at the individual
level and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environment at the organizational level on the
relevant factors of sustainability policy and organizational reputation. The research application point of 
view was structured as a factor design method of social entrepreneurship and the ESG environment, and
the variable of interest in improving the reputation of the organization consisted of four variables, 
namely, sustainability consciousness, organizational liking, organizational value, and organizational 
reputation. The effect of social entrepreneurship on sustainability consciousness was significant, and the
high-social entrepreneurship condition showed a higher effect than the low-social entrepreneurship 
condition. The influence of the ESG environment also showed similar results. In addition, the process 
where sustainability consciousness affects organizational reputation was verified with a model in which 
organizational favorability and organizational value mediate. Overall, the influence of the MO-ABC 
model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mediating model were sequentially verified, and the academic and 
practical usability was described based on issues consistent with the sustainability policy and the system
of organizational reputation, reflecting the above researc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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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근래에 들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으로 인하여 곳곳의 
산업체에서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도구가 확대되
고 있다.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정보를 다루는 산
업기구 부서에도 지식이나 이윤, 인증 특징으로 나타나
는 공동체 중심의 콘텐츠 조절 제도를 개발하게 되었다
[1]. 더욱이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실무 개선은 
개인들의 삶에 상당한 파급력을 유발하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요즈음 이웃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장비를 이용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보통의 담당업무에까지 벌써 
여러 과정이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실무를 묵살
할 수조자 없는 분위기로 전향되었다[2]. 이에, 지속가능
성 정책과 조직 평판 정보를 다루는 산업기구 분야의 연
구수행 성과들은 실질적으로도 가용 확률이 대단히 높
고, 앞으로도 여러 영역에서 유용하게 응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

한편, 조직에 대한 평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볼 때, 
면밀한 자료들이 모두 반영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3]. 즉, 개인이 평가로 인해 나타나는 조직 평판성은 결
과적으로 정보가 반영되는 한계성을 고려하여 인간의 의
사결정 모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4,5]. 이런 관점은 
심리학에서 다루는 의사결정 모형을 적용하여 이해할 필
요성이 있다.

이 연구 과정에서는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도
구가 확대되는 현상 그 안에서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쟁점이 주장하는 중요한 전략에 관해 분석해야 
되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측면에서 시도할 수가 있는 관련 방안의 개선안
이나 응용점을 설명하고, 필요한 연구 모델을 구현하여 
측정한 변수들과 가설을 확인할 것이다. 연구설계는 
MODE(Motivation and Opportunity as Determinants)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동기 요소 차원과 계기 요소 차원
을 구분하여 검증에 이용할 것이며,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관점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측면의 결과와 
대비하여 연구모형의 검증을 수행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인간의 의사결정 모형
인간의 의도된 행위 과정들을 다루는 모형은 대부분이 

태도관점과 행동 간의 인과적인 견해를 도식화한다[3]. 
이에 반하여, Fazio(1990)의 모델을 본다면, 이 모형은 
특정 개인의 태도관점과 행동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
는 결정요소의 특성을 강조한다[4,5]. 언급한 결정요소의 
차원은 인지적 특성의 정보 특성이며, 일반적으로 동기
(motivation) 특성과 계기(opportunity) 특성으로 나눠
진 두 가지 범위로 나타낼 수 있다. 우선은, 동기 특성은 
주관적 특성이며, 내적 특성의 태도적인 특성이라고 설
명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계기 특성은 외적 특성의 특
성이어서 대상자를 휘감고 있는 상태 특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취합한 방식이 MODE 도식이며
[6], 본 연구모형에서는 요인설계모형과 매개적 모형으로 
연결된 MO-ABC 연결 모형(Motivation Opportunity 
– Attitude Behavior Consistence bridge model)을 
적용하였다(Fi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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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 model

2.2 의사결정의 영향력
2.2.1 지속가능성 의식
조직 내에서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주요 정책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일차적으로 구성원의 
의식적인 부분에서 생성되는 내적 욕구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주요 역량의 특성을 지속가능성 의식
이라는 개념을 통해 제대로 이해하는 전제조건이 상당히 
중요하다[8,9]. 왜냐하면 인간 심리의 내재적 역량은 인
간행동의 심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동기의 본질을 자극
하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
판의 영역에서 지속가능성 의식이 주목받는 분위기는 대
다수 이러한 조건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조직
이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관련 정책을 이해하
고 실시하는 처리 과정에서 제일 먼저 바라는 보편적인 
주된 목표는 개인 구성원의 지속가능성 의식을 높이는 
것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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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의식은 기술적 활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종종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관점에서 활용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 변수는 특성상 많은 측면에서 분석
적 구조설정에 활용되고 있는 편이며, 지속가능성 정책
과 조직 평판의 검증 부분에서는 조직 평판성을 보완하
는 순기능을 실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속가능성 
의식은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및 관련 영역에서 
검증된 몇가지 연관성을 실증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자의 
행동의도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때 지속가능성 의식이
라는 개념이 해당 자질을 개선하는 조절 변수로 반응하
는 경우들이 나타난다[11].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 의식
이 높은 참여자들의 인지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리
적 태도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조직 평판성이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9-11].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내면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관리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의식이 높은 조건이라면, 조직 평판성을 개선하는 성과
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영역에서 어떤 대상이 
자기가 소속된 사회집단과 관계 있는 과업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속가능성 
의식의 성과는 상당히 다원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13]. 
한 예로, 사람들이 삶을 지속하는 방안에서 추측할 때, 
조직 호감성의 규모에 따라 그 개인의 인구학적 신분이
나 친밀감, 자기긍정과 동일한 자기 실현적 형질이 다양
하게 구현된다. 또한,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과 연
결되는 업무활동 영역을 가정한다면, 재량이나 경력, 재
주와 같은 직무능력 차원에 커다란 효과를 미치게 될 것
이다[11].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요약해 볼 때에, 지속가
능성 의식의 영향력은 조직 호감성의 특징과 너무 비슷
하다. 이런 사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분야에서 강조하는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조직적 
적용 체계를 평가하는 측면에서는 지속가능성 의식이 조
직 호감성의 경향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는 결론을 지정화 할 수가 있다. 실제로도 지속가능성 의
식은 개별 그리고 환경에서 조직 호감성을 강화시키고, 
유사 행동 의도성의 확산성을 증가시킨다[8-11].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연구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성향을 탐색해 보면, 지속가능성 의식으로 인해 개
인의 전략적 인지 결정은 적극적인 경향을 내비치게 된
다는 실상을 알 수가 있다[8,9]. 훈련이나 실무에서도 이
와 같은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
직 가치성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높은 수
준의 지속가능성 의식으로 인하여 스스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 직무 행동에 대해 큰 몰입의지를 보여 주게 되
고, 동시에 조직 가치성을 낮추는 방해요인에 상호작용 
성과를 야기하게 된다[12]. 즉, 지속가능성 의식은 조직 
가치성을 개선시키는 충족 변인이 될 잠재성이 있다.

2.2.2 조직 호감성과 조직 가치성
사회조직이나 기업이 강조하는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

직 평판 연관 대책의 본질은 단지 지속가능성 의식을 개
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연구적 기준에서 지속가
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구체적인 행위로 확산 효과를 
검증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개인적 영역의 조직 호
감성과 조직적 영역의 조직 가치성이 일관적으로 촉진되
어야 한다[10]. 왜냐하면, 조직 호감성 변인과 조직 가치
성 변인은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구
체적인 행위에 영향력을 제공하는 아주 근접해 있는 핵
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11]. 이에 특정 공동체 사회에
서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의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
판에 관련되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직 호감성 변
인과 조직 가치성 변인을 고려한다면, 지속가능성 정책
과 조직 평판의 유사행동을 검토하는데 적합한 성과물을 
축적할 수 있다[12]. 요약하자면 조직 호감성 변인은 조
직 가치성 변인은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에서 촉
진되는 행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적합한 구성 변
수들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지속가능성 의식이 좋은 사람들은 인지적 
처리 방식에서 상당히 주체적이고, 자발성이 높은 분석
적 처리 채널을 지향하는 특징이 현저하다. 이런 사실은 
의사결정에 수준에 있어 나타나는 의사 중심 요소가 주
요 변수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의식이 조직 평판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할 수가 있다[13]. 또, 지속가능
성 의식이 우수한 사람들은 맡은 직무를 추진하는 단계
에서 대다수 조직 호감성과 조직 가치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들이 검증되었으며, 이런 사실은 조직 평판성에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다시 말하면, 지속가능성 
의식이 조직 평판성에 인과적 효과를 미치는 단계에서 
조직 호감성과 조직 가치성이 매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전제를 의미한다.

2.2.3 조직 평판성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연구적인 범위에서 

중대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보편적인 특성에서 큰 관심
을 갖게 되는 변인들은 태도 그리고 유사행동 성향이다
[9,13]. 근래까지도 대상자의 준수의도성 수준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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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어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분석에서 취급
하는 핵심 정책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해석하는 절차는 
대단히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인
간의 태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조직의 ESG 경
영 이론의 접근에서도 관찰되고 있으며, 조직집단이 주
도하는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정책 운영의 중요
한 효과를 검증하는 분석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14].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의도성 및 
행동특성 영역에서 나타나는 실증적 결과 자료를 근거
로 증명하는 처리방식은 매우 합당하다는 의견이 일반
적이다.

2.3 연구 가설
이 연구 과정에서는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태도 및 행동의 구체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연관 제도의 
구체적인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공동체 조직 관점에
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활용 변수를 활용하였다. 연구 성
과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반응 수치
를 측정하고, 도출한 결과를 통합하여 지속가능성 정책
과 조직 평판의 관계 데이터를 집계한다. 이 단계를 거쳐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발현되는 정황에서 분석
된 사실들을 토대로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현
실적인 영향을 보완하는데 요구되는 정책적 기반 요건을 
밝힐 것이다. 관계분석에 사용하는 변수들은 지속가능성 
의식, 조직 호감성, 조직 가치성, 그리고 조직 평판성으
로 설정하였고, 설명구조에 적합한 분석모형을 제안하여 
실증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전에 설명한 내용을 토대
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주제에 적절한 대체
가설을 구성하여 작성하였다.

H1-1. 사회적 관점의 기업가 정신이 높으면, 지속가
능성 의식이 높다.

H1-2. 조직의 ESG 환경 정책의 수준이 높으면, 연구 
참여자의 지속가능성 의식이 높다.

H2-1. 지속가능성 의식이 높으면, 조직 평판성이 높다.
H2-2. 지속가능성 의식이 높으면, 조직 호감성이 높다.
H2-3. 조직 호감성이 높으면, 조직 평판성이 높다.
H2-4. 지속가능성 의식이 높으면, 조직 가치성이 높다.
H2-5. 조직 가치성이 높으면, 조직 평판성이 높다.
H2-6. 지속가능성 의식이 조직 평판성에 영향을 미칠 

때, 조직 호감성과 조직 가치성의 매개 효과가 
나타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 분석에서는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영

역의 정책 방향에 주목하는 양적 연구라 할 수 있으며, 
조사연구 참여대상자는 일상적으로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개인들이다. 분석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는 무작위 
과정을 적용하여 대상자의 차이를 줄이고자 노력을 보였
다. 이렇게 해서 남성 171명(평균 연령 23.28세), 여성 
160명(평균 연령 22.74세), 총 331명(평균 연령 23.02
세)의 자료를 무난하게 수집완료 하였으며, 모두 331개
의 입력자료를 연구분석에 적용하였다.

3.2 측정도구
조직에 대한 평판 개선 전략을 분석하여 타당한 제안

점을 탐색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 의식, 조직 호감성, 조
직 가치성, 조직 평판성으로 이루어진 변수를 측정했으
며, 구체적인 각 변수의 설명을 기술하였다.

3.2.1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ESG 환경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Saebi, Foss, 그리고 Linder(2019)

가 거론한 개인 요소의 차원과 유사하며, 사람들이 추구
하는 인지적 장치의 핵심적인 기제가 저-사회적 기업가
정신에서 적극적인지 아니면 고-사회적 기업가정신에서 
적극적인지를 확인하는 속성의 변수다[15]. 검사 구분문
항은 이분선택의 척도이며, '나는 사회적 가치창출을 추
구하려고 노력한다.'이다. 반면에, ESG 환경은 Van 
Duuren, Plantinga, 그리고 Scholtens(2016)가 거론
한 조직 요소의 차원과 유사하며, 조직이 추구하는 제도
적 장치의 핵심적인 기제가 저-ESG 환경에서 적극적인
지 아니면 고-ESG 환경에서 적극적인지를 확인하는 속
성의 변수다[14]. 역시 검사 구분문항은 이분선택의 척도
이며, '이 조직은 친환경 정책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이다. 정리해 보면, 개인 요소 및 조직 요소의 양상을 
참작한다면, 분류적인 점에서나 활용적인 면에서도 이려
화와 허성호(2022)가 고안한 연구설정 모형과 동일한 형
식을 내비치고 있다[7].

3.2.2 지속가능성 의식
지속가능성 의식 속성은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의 연구적 영역에서 언급되는 참여자의 의식 수준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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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ntrepreneu

rship

ESG-environ
ment

sex
total

male female

low-social  
entrepreneu

rship

low-ESG-
environment 33(40.24%) 49(59.76%) 82(100.00%)

high-ESG-
environment 52(59.09%) 36(40.91%) 88(100.00%)

total 85(50.00%) 85(50.00%) 170(100.00%)

high-social 
entrepreneu

rship

low-ESG-
environment 33(44.00%) 42(56.00%) 75(100.00%)

high-ESG-
environment 53(61.63%) 33(38.37%) 86(100.00%)

total 86(53.42%) 75(46.58%) 161(100.00%)

total

low-ESG-
environment 66(42.04%) 91(57.96%) 157(100.00%)

high-ESG-
environment 105(60.34%) 69(39.66%) 174(100.00%)

total 171(51.66%) 160(48.34%) 331(100.00%)

Table 1. Participants distribution

에서 발현되는 변수이며, 태도 및 행동 상호성을 해석하
는 전형적인 개념이다. 이 분석에서는 Gericke 등
(2019)이 개발한 세부적인 문항을 이 분석 기틀에 타당
한 내용들로 수정하여 질문지로 설계하였다[8]. 이 질문
지에 활용한 지속가능성 의식 도구는 4개의 문항들로 만
들어진 등간척도형 번수이며, 연구적 맥락에 맞도록 개
인 응답지로 보강하여 지속가능성 의식 문항을 제작했
다. 측정 규모는 7점 likert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의식 도구의 신뢰도 값(Chrombach' α)은 
0.855의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났다.

3.2.3 조직 호감성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에서 언급되는 조직 호감

성의 속성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태도적인 변수이며, 
주관적으로 주도하는 자기관점의 범위에서 발생하는 속
성의 변수다. 이 분석에서는 Turban(2001)이 개발한 세
부적인 문항을 이 분석 기틀에 타당한 내용들로 수정하
여 질문지로 설계하였다[11]. 이 질문지에 활용한 조직 
호감성 도구는 4개의 문항들로 만들어진 등간척도형 번
수이며, 연구적 맥락에 맞도록 개인 응답지로 보강하여 
조직 호감성 문항을 제작했다. 측정 규모는 7점 likert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직 호감성 도구의 신뢰도 값
(Chrombach' α)은 0.854의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났다.

3.2.4 조직 가치성
조직 가치성의 학술 성향은 조직집단이 함축하는 문화

특수적 분위기와 연관되어 나타나고, 개인이 속한 조직
공동체의 환경적 특성에 수반하는 주된 태도적 변수이
다. 이 분석에서는 Bourne와 Jenkins(2013)이 개발한 
세부적인 문항을 이 분석 기틀에 타당한 내용들로 수정
하여 질문지로 설계하였다[12]. 이 질문지에 활용한 조직 
가치성 도구는 6개의 문항들로 만들어진 등간척도형 번
수이며, 연구적 맥락에 맞도록 개인 응답지로 보강하여 
조직 가치성 문항을 제작했다. 측정 규모는 7점 likert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직 가치성 도구의 신뢰도 값
(Chrombach' α)은 0.844의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났다.

3.2.5 조직 평판성
조직 평판성 변수는 참여자의 구체적인 이수행동 수준

의 검증 변수이고,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영역에
서도 태도나 행동 관계를 설명하는 주된 준거변수다. 이 
분석에서는 Lange, Lee, 그리고 Dai(2011)가 개발한 

세부적인 문항을 이 분석 기틀에 타당한 내용들로 수정
하여 질문지로 설계하였다[13]. 이 질문지에 활용한 조직 
평판성 도구는 4개의 문항들로 만들어진 등간척도형 번
수이며, 연구적 맥락에 맞도록 개인 응답지로 보강하여 
조직 평판성 문항을 제작했다. 측정 규모는 7점 likert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직 평판성 도구의 신뢰도 값
(Chrombach' α)은 0.831의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났다.

3.3 분석 절차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동기 요소 차원에 해당하는 개

인 요소의 사회적 기업가정신 개념과 계기 요소 차원에 
해당하는 조직 요소의 ESG 환경 개념으로 구성된 두 개
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적용하였다. 측정
한 변인들의 인과적 특징을 응용하여 기초통계분석, 변
량분석, 경로 모형 검증에 이용하였으며, 분석과정에는 
통계분석 응용 소프트웨어인 SPSS 28.0과 PROCESS 
macro 4.1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기초 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조사 참여자의 분포비율 특성을 사회적 

기업가정신, ESG 환경, 그리고 성별의 3가지 요소로 구
분하여 Table 1과 같이 비교하였다. 사회적 기업가정신
의 요소에서 2.72% 수준의 상대적 격차가 관찰되었고, 
ESG 환경의 요소에서는 5.14% 수준의 상대적 격차가 
있었으며, 성별의 요소에서는 3.32% 수준의 상대적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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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인되었다. 정리하자면, 구조화된 분포비율 형태의 
상대적인 비중을 검토했을 때, 우려할 만한 편향이 포함
되지 않는 분석자료라고 판단된다.

4.2 요인설계 분석 결과
이 연구진행 단계별 분석에서는 설문방식을 거쳐서 획

득한 조사 참여자의 반응 자료를 기반으로 검증 기법에 
활용하였다. 기본 설계 모델들은 개인 요소 및 조직 요소
의 차원으로 형성된 요인설계 모델이며, 지속가능성 정
책과 조직 평판에서 주목받는 속성의 효과성을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과 ESG 환경(ESG-environment)
의 요인설계 모델이며, 교차모형이 지속가능성 의식에 
끼치게 되는 영향력을 Table 2에서와 같이 확인하였다.

variables SS df MS F
social  entrepreneurship(SE) 20.62 1 20.62 24.96**

ESG-environment(ESG-E) 9.40 1 9.40 11.38**
SE × ESG-E 3.51 1 3.51 4.24*

* p < 0.05, ** p < 0.01

Table 2. ANOVA of sustainability consciousness

분석결과,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ESG 환경 변인이 지
속가능성 의식(sustainability consciousness)에 직접
적으로 끼치는 영향을 확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ESG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인설계 모
형을 이원 변량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그 내
용들은 아래에 약술하였다.

첫째, 사회적 기업가정신 변인과 ESG 환경 변인의 상
호작용은 Fig. 1에서 볼 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327) = 4.24, p < 0.05).

4

4.5

5

5.5

6

6.5

low-ESG-environment high-ESG-environment

sustainability consciousness

low-social  entrepreneurship
high-social  entrepreneurship

Fig. 2. Interaction effect on sustainability 
consciousness

이는, 개인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낮을 때는, ESG 
환경 정책 수행 수준과 상관없이 지속가능성 의식이 일
정하였지만,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높을 때는, ESG 환경 
정책 수행 수준이 높을수록 지속가능성 의식이 높아진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가정신 변인에서 저-사회적 기업가
정신 집단의 지속가능성 의식 평균(M = 5.18)이 고-사회
적 기업가정신 집단의 지속가능성 의식 평균(M = 5.70)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정
신 변인이 지속가능성 의식 변인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유효성은 통계학 상으로 볼 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327) = 24.96, p < 0.01).

셋째, ESG 환경 변인에서 저-ESG 환경 집단의 지속
가능성 의식 평균(M = 5.25)이 고-ESG 환경 집단의 지
속가능성 의식 평균(M = 5.59)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ESG 환경 변인이 지속가능성 의식 변인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유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327) = 11.38, p < 0.01).

4.3 연구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 모형의 구조적 도식을 Fig. 3에서 제시하였

고, 경로분석을 위해 PROCESS Macro 4.1에서 4번 모
델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sustainability 
consciousness

organizational 
favorability

organizational 
values

organizational 
reputation

a1 b1

a2 b2

c 
c' 

path c' = tatal effect

Fig. 3. Research model

검증 결과, 지속가능성 의식이 조직 호감성에 미치는 
효과성(경로 a1; β = 0.36, p < 0.01)은 통계적 기준으
로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가설 2-2 채택).

둘째, 지속가능성 의식이 조직 가치성에 미치는 효과
성(경로 a2; β = 0.38, p < 0.01)은 통계적 기준으로 유
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가설 2-3 채택).

셋째, 지속가능성 의식이 조직 평판성에 미치는 직접
적으로 작용하는 효과성(경로 c; β = 0.08, n.s.)은 통계
적 기준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직 호
감성이 조직 평판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효과성(경로 
b1; β = 0.33, p < 0.01)은 통계적 기준으로 유의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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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확인되었으며(가설 2-4 채택), 조직 가치성이 조
직 평판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효과성(경로 b2; β = 
0.16, p < 0.01)은 통계적 기준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확
인되었다(가설 2-5 채택).

넷째, 지속가능성 의식이 조직 평판성에 미치는 전체
적인 효과성(경로 c'; β = 0.26,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가설 2-1 채택).

effect path
Bootstrap estimate 95% CI
beta(B) SE LLCI ULCI

total c′ SC→OR .26** .05 .28 .50

direct

a1 SC→OF .36** .05 .28 .50

a2 SC→OV .38** .05 .28 .48
b1 OF→OR .33** .06 .23 .47

b2 OV→OR .16** .06 .06 .31
c SC→OR .08 .06 -.03 .22

indirect
b1 SC→OF→OR (.14) .04 .07 .18
b2 SC→OV→OR (.07) .03 .01 .12

※  sustainability consciousness : SC, organizational favorability 
: OF, organizational values : OV, organizational reputation : OR

Table 3. pass analysis results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 의식이 조직 평판성에 영향력
을 미칠 때, 조직 호감성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
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며(B = .14, CI = .07~.18), 조직 가치성
의 간접효과 역시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B = 
.07, CI = .01~.12)(가설 2-6 채택). 

따라서 본 연구 과정에서 검토한 연구모형은 복합 매
개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응용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 
의식이 조직 평판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직 호감성 
변인과 조직 가치성 변인이 매개하는 특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의 평판성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조
직의 호감성 요소와 조직 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조직 가치성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5.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모형의 차별성, 동기 
및 계기 요소 결과, 매개 모형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
고, 추가적으로 사회적 응용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첫째, 본 연구가 갖는 주요 사안은 구성원이나 조직에

서 행동들을 개입하는 병렬적 개념의 제안모형을 확증하
는 방법에 주목한다. 기존의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
판의 많은 접근들은 대다수 동일한 개념의 요인으로 다
듬어 진 모형이라는 점으로 비교대조해 보면, 본 연구가 
갖는 병렬적 모형은 궁극적인 행위수준을 두 가지 채널
로 강화하는 차원에 쟁점을 모으고 있다는 점들에서 연
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입증된 태도 변인
들을 이용하여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전략에 부
합하는 형태로 대안 마련에 활약하더라도, 조직 집단 특
성이 적절한 대책을 지지하지 않으면 추진 제도의 효과
성은 확신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본 연구 방향이 초점을 
두는 병렬적 제안모형을 반영했을 경우, 지속가능성 정
책과 조직 평판의 적절한 대책을 원만하게 관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보편적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객관적인 효과
성이 밝혀졌는데, 사회적 기업가정신 특성에서는 평균값
을 이용해 구분되는 두 개의 그룹 중에서 고-사회적 기업
가정신의 효율성이 보다 크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였
다. 이와 같은 결과를 활용하여 업무상 추진되는 연수 방
면에서 고-사회적 기업가정신 요소의 속성을 적용한다
면,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관점에서 요구되는 응
용 정책의 영향력을 보강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이 수
립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한 주된 개념
을 이용하여 현실적인 관리 전략의 영향을 강화시킬 수
가 있으면, 공동체적 측면에서 추진하기 어려웠던 지속
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부족한 면들에 대하여서는 
탁월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학술
적 성과물은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에서 다루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적시성을 밝힌 유의미한 결실이라
고 할 수가 있다.

셋째, ESG 환경의 검증 결과,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
직 평판의 보완책에 적용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겠다는 
객관적인 유효성이 확인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저-ESG 
환경보다 고-ESG 환경의 영향력이 더욱 높은 것으로 검
증되었다. 지금의 결과를 근거로 집단의 훈련 영역에 응
용한다면,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궁극적인 성
과를 실용적으로 강화하는데 아주 크게 공헌할 것으로 
확신한다[16]. 아울러,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활성 책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ESG 환경에 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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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속성을 과업적인 상황에 반영하여 구성할 수만 있
다면, 도구적인 방식으로 취급하기 곤란했던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제도방안의 보안점에 대해서도 효과적
으로 대처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결과를 근거로 접
근한다면,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정책에서 ESG 
환경의 학술적인 중요성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물이라
고 규정할 수 있다.

넷째, 지속가능성 의식은 조직 호감성과 조직 가치성
의 복합 경로로 만들어진 매개적 모형을 통해서 조직 평
판성에 의미 있는 유효성을 끼치고 있는 모형으로 검증
되었다. 특히, 분석 성과들을 기반하여 수립한 탐색구조
의 복합 경로로 분리해서 살펴본다면, 조직 호감성과 조
직 가치성은 서로 각각 '동기 요소'와 '계기 요소'의 차원
으로 양분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
립한 탐색구조의 매개적 모형을 통해서 분석 방향성에 
타당한 개념을 나누어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실질적인 실행 전략의 운영체제를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수립한 양방향 방식의 특성을 활용
하여 공동체의 처지에 타당한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혁신 제도를 적응적으로 도입하는 의지가 우선적
으로 요구된다.

다섯째, 사회문화 관점에서 고려해 볼 때, 사회적 기
업가정신과 ESG 환경에 관해서 파악한 연구적 결과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개선 계획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가 있다[9]. 또한, 조화로운 지속가
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의 추진정책 마련 과정에 상당히 
활약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중에서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지원 계열의 저해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 양상의 이중성 차원에서 실효성을 규명한 
점들로 추리해 보면,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강화 
방략이 성공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기대된다[17]. 그리
고, ESG 환경을 고려한 조직적 공동체 기반의 시행 방안
을 명확화하고,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는 사회적 동류
성을 넓혀 간다면, 장차 여러 가지 사회적 신장의 발판을 
다져 이 사회에 알맞은 공감의 사회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치며, 본 연구 절차에서 연구참여자들의 특정한 입
장의 정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지는 못 했다. 이러한 측
면들이 연구과정의 한계점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기에, 
아울러,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직 평판 분야의 연구 모델
을 인간의 차원에 초점을 가지면서 분석을 응용하였지
만,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직단체의 직무 차원보
다 지원자 입장의 국소적인 응답자료에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조직단체의 직무 속성을 반영한다면, 더욱 타
당한 학술 성과를 이룩할 수도 있다고 평가된다. 결론적
으로, 현실적합성을 드높이는 후속 설계가 요구되며, 지
원자와 조직단체의 상호적인 기능을 적용하여 다원적인 
설계 가설을 검토하는 방향성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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