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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verify impact the ESG management of casino firms on brand image 

and flow for casino employee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ESG 
management of casino firm is an important concept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SG management of casino firm, brand image, and flow perceived 
by casino employees.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nvolvem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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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management was confirmed by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 of 
environmental involv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SG management of 
casino firm and brand image.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ESG management, brand image, and flow of casino firm from the perspective of 
casino employees. ESG management of casino firms in South Korea will be a 
good strategy to strengthen the brand image and flow.

Keywords : Casino, ESG management, Brand Image, Flow, Environmental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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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ESG경영이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이윤추구

라는 단기적인 성장보다 장기적인 지속가능경영에 근거한 성장이 중요해진 사회적 변
화에 있다(김윤경, 2020; 손지연, 2018). 2021년도 6월, 이데일리 전략 포럼에서 안
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CSR에 대한 고민들이 모여 ESG가 됐다고 생각한다. CSR이 
정성적인 변화에 대한 선언에 그쳤다면, 구체적이고 수치로 측정 가능한 것들을 만들
어내는 게 ESG다.”라고 발언했다(이데일리, 2021).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ESG경영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2023 세종 ESG 금융세미나에서는 ESG
성과에 따라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ESG경영이 투자와 직결되는 만
큼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기위해 ESG경영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시사하였다.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기업경영 3가지 핵심요소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
과인 ESG를 논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기업의 재무성과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ESG경영 실적을 통해 기업을 평가하는 분위기로 자리잡히고 
있다(세종 ESG 금융세미나, 2023).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
고 투자자로부터 안정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ESG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허종호 외, 2023). 

카지노 산업의 경우 ESG의 환경(E), 사회(S) 및 지배구조(G)의 각각의 차원 및 
ESG 성과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yón & 
Gutierrez, 2021). Cayón & Gutierrez(2021)는 S&P Global 1200지수에서 2014년부
터 2018년까지 죄악주로 분류된 카지노, 주류, 전쟁무기 제조기업 등의 기업의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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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하여 카지노 기업 죄악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ESG 활동이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며, 이를 강명희와 김상혁(2023)
은 카지노 기업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ESG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
여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MGM, Sands, Wynn같은 해외 선진카지노 기업
은 다른 산업 분야보다 더 적극적으로 환경, 사회적 책임, 정보 공개 등 ESG경영 활
동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Sharma & Song, 2018). 국내 카지노 기업 중 하나인 그랜
드코리아레저(GKL)은 2019년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시작으로 사회적 책임을 넘어 
ESG경영 활동에 사명감을 가지고 다양한 ESG과제를 이행하고 있으며(한스경제, 
2021) 강원랜드는 2022년을 ESG경영의 원년이 되는 해로 다양한 사회공헌과 지역상
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전국매일신문, 2022). 
이처럼 ESG경영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국내 카지노 기업
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ESG경영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강명희와 김상혁(2023)은 국내 카지노 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종사자들의 
관심과 이해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개념으로 ESG경영의 필수요소로 
종사자들의 가치관 확립이라고 서술하였다. 아직까지 카지노 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
로 ESG경영에 대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연구는 부족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CSR)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전략
요인(김수연과 이윤철, 2019)으로 긍정적인 플로우를 만든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Xu et al., 2019) 카지노 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와 플로우와의 관계 
검증을 통하여 카지노 종사자들의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고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ESG경영에 대한 카지노 산업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관광산
업의 꽃인 카지노 산업이 다가오는 변화에 주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카지노 기업의 ESG 경영과 브랜드 이미지와의 관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은 ESG가 부각되기 훨씬 이전부터 기업의 전략적 경영
활동이었다(김진욱과 변선영, 2009; 유환철과 최종인, 2023; Porter & Kramer, 
2006)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란 기업의 과제인 최대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목적
을 넘어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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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온 이론이다(유환철과 최종인, 2023). Bowen(1953)은 기업이 우리 사회의 가
치와 목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실행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원칙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CSR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기업에 있어서 CSR 또는 ESG는 
선택사항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 또는 대형 자산 운용사나 연기금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수행되어야할 필수 활동으로 간주되는 추세이다(김양민과 박지현, 
202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현재 시점에 초점이 맞춰진 개념이라면 미래세대
를 고려한 지속가능성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이 ESG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재
무적 성과는 물론 비재무적 성과인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ESG경영은 
CSR 개념에서 더욱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이정기와 이재혁, 2020). UN 사회책
임투자원칙(UN PRI)은 Environment(환경)·Social(사회)·Governance(지배구조)의 앞
글자를 따서 ESG라는 지표를 제시하고 투자의사 결정시 이를 고려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손지연, 2018). 최근 ESG경영이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 자리잡으면서 기업의 생
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검증하는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와 같은 비(非)재무적 성과도 중요한 요인으로 대
두되고 있다(경제정보센터(KDI), 2021).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기업의 제품품질이나 
재무적 요소로만 단순히 기업활동을 평가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윤리 
등 기업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ESG 평가등급까지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허종호 외, 2022). 강명희와 김상혁(2023)은 국내 카지노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국내 카지노 현황에 맞는 ESG 평가지표를 개발해야한다고 제언하였다. 

환경(E) 측면에서 기업은 환경보호와 이에 따르는 당연한 책임, 환경에 작용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환경보호 정책의 수립이 포함된다. 이에 최근 기업들은 자원 부
족, 기후변화 등의 문제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하면서 경영과제를 이행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원예 외, 2023). 해외의 카지노 기업의 환경 경영은 저탄소 
전환, 에너지 효율성, 수자원 보호 및 재사용의 물 관리,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구매증가,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 문제 해결 등의 활동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Sands, MGM, Wynn). 국내 카지노(GKL, 강원랜드) 역시 
환경경영 국제표준 ISO14001인증, 친환경 녹색기업 인증 등 ESG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그랜드코리아레저 소식, 2022; 강원도민일보, 2023).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과제로 화두가 되고 있는 CSR의 확장개념인 ESG 경영
의 사회(S) 측면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직원, 주주, 사회 등에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Turban & Greening, 1997). 경제적 기부 수준에 불과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재
무적 성과를 창출하면서 차별적 경쟁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기업전략으로 인식
되고 있다(유경남과 이형택, 2017; Martinez, 2015; Porter & Kram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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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r & Kramer(2006)는 CSR은 혁신, 기회, 경쟁우위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인식
해야함을 강조하며서 전략적 CSR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Bowen(1953)은 사회적 책임
경영은 현대가 추구하는 신념과 가치, 목적에 따라 바람직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
는 기업가들의 의무라고 서술하였고 Carroll(1991)은 기업의 CSR은 기업이 생산과 
판매 활동 중에 윤리경영, 환경경영, 사회공헌,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 전반적으로 이
익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활동과 의사결정이라고 설명하였다. 2015년부터 기업의 사
회적 책임(CSR)에 비즈니스 요소를 가미한 사회적 공유가치창출(CSV)이 지속가능경
영의 원칙으로(유환철과 최종인, 2023) 등장하였다. CSV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한 이
후에 남은 이윤으로 기업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
을 추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노혜진, 2015; Porter & Kramer, 2011). 해외의 카지
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자원봉사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이다(Sands, MGM, Wynn). 국내 카지노의 경우(GKL, 강원랜드) 인권경영, 지역상
생,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관광복지 증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그랜드코리아레저 소식, 2022; 강원도민일보, 
2023), 

기업의 지배구조(G) 측면은 기업의 실체가 관리, 통제되는 방식으로 이는 조직의 
경영진을 포함한 조직 내부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활동가능한 기업가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활동을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수행하는 행위 체제를 말한다(노
영호, 2008). 좋은 지배구조란 투명한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국내외적으로 
장기자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으로 효율적인 기업경영
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노영호, 2008). S&P Global(2019)의 risk atlas
에서는 카지노 산업에서의 지배구조차원이 특히 중요한 평가 요소로 규제기관에서 카
지노 운영의 면허 허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강명희와 김상혁, 2023). 해외 카
지노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인존중, 윤리적이며 합법적인 사업, 투자자 보호 등의 기업 
행동 강령 및 지침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업 행동 및 윤리 경영,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부패 방지 정책, 공급업체 행동 강령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함으로써 이해
관계자와의 관계를 책임감있게 관리하고 있다(Sands, MGM, Wynn). 국내 카지노 기
업(GKL, 강원랜드)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ESG 
위원회를 통해 ESG 비재무적 이슈들을 검토하고 있다. 

ESG 성과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Cayón & 
Gutierrez, 2021)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의 영향관계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원예 외, 2023; 윤재우와 배신지, 2021; 한종헌과 서정운, 2022; 허종호, 
2022). 소비자가 기억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지각(Keller, 1993)으로 정의하는 브
랜드 이미지는 소비자가 기억하는 브랜드 특성에 대한 평가의 총체이다(Kot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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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er, 2011).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의 기본요소(Aaker, 1996)로 경쟁사와 차별화
할 수 있고 브랜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며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Cho et al., 2015). ESG경영과 브랜드 이
미지의 영향연구 이전에 많이 검증되었던 사회적 책임(CSR)과 브랜드 이미지의 선행
연구로 김수연과 이윤철(2019)은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저비용항공사의 
CSR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전
략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유동윤과 한진수(2020)는 호텔기업의 
CSR 중 자선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은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
였으며 임현승과 윤혜현(2021)은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기업의 CSR 활동 중 자선적, 
윤리적 책임활동이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임을 검증하였다. ESG경영과 브랜드 
이미지의 선행연구로 윤재우와 배신지(2021)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기업의 ESG활동
과 브랜드 이미지와의 영향관계를 연구하였고, 한종헌과 서정운(2022)은 호텔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호텔기업의 ESG경영은 호텔소비자와 호텔종사원간의 인식의 차이로 각각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민소라와 나소정, 2022; 한종헌과 서정운, 2022). 고원예 
외(2023)는 ESG 요소중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많은 관심
을 두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홍은표 외(2023)은 여행 및 관광산업에서의 
ESG 활동이 서비스 및 제품이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
다. 황동규(2023)는 카지노 기업의 지속가능한 환경 경영의 적극적인 계획 및 이행을 
통해 홍보와 공유를 하는 것이 브랜드 이미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시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카지노 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과 브랜드 이미지와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1. 카지노 기업의 ESG 경영은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환경적 요인은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사회적 책임 요인은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지배구조 요인은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카지노 기업의 ESG 경영과 플로우와의 관계
인간이 특정한 활동에 집중할 때 느끼게 되는 총체적인 경험으로 정의되는 플로우

는 특정 활동에 빠져드는 신체적, 정신적 흥분상태로 활동과 자신이 물아일체되어 자
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정의하며(Csikszentmihalyi, 1975), 최적의 경험으로 
완전히 몰두했을 때 느끼는 총체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Hu & Ketting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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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low, 1994). 플로우는 '특정 활동 참여시 자신의 역량과 환경의 난이도 수준이 
일치할 때 발현되는 심리상태로 시공간을 떠나 자신의 상태도 잊어버리는 행동과 인
식이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김민규와 박수정, 2017). 플로우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가치창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지속적인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i & Xiao, 2019).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은 소비자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하면서 플로우를 생성시킬수 있다(Ning & Xi, 2017). Xu et al.(2019)는 소비자의 
상호작용이 CSR 활동에 플로우를 만들고 CSR 활동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나
타냈다. Liu & Chen(2020)은 CSR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는 더 많은 플로우를 발생시
키고 더 강한 지속가능의도를 가진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CSR 활동과 플로우와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CSR 개념에서 더욱 확장된 ESG 경영(이정기와 이재혁, 2020)
과 플로우와의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
성한 외(2023)의 호텔기업에서의 종사원들의 플로우 연구를 기반으로 카지노 기업이 
ESG경영 활동을 함으로써 종사원이 플로우를 경험하고 카지노 기업에 대한 애착감과 
만족감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정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H2. 카지노 기업의 ESG 경영은 플로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환경적 요인은 플로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사회적 책임 요인은 플로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지배구조 요인은 플로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카지노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플로우의 관계
Drengner et al.(2008)는 마케팅이벤트에서 브랜드 이미지와 플로우의 영향관계를 

연구를 통해서 플로우가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anders et al.(2015)는 소비자의 태도는 온-오프라인 브랜드 이미지간의 
일치여부와 플로우와의 관계연구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의 불일치가 소비자의 플로우
에 부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Mao et al.(2020)은 인터넷 
온라인 브랜드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플로우에 자극요인이 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으
나 브랜드 이미지는 플로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
행연구를 토대로 카지노 기업에서의 브랜드 이미지와 플로우와의 영향관계 연구를 위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카지노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는 플로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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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환경관여도의 조절효과
서예정(2021)은 환경관여도를 환경에 대한 개인의 지각된 관심정도와 지식수준이

라고 정의하였다. 환경에 대한 높은 관여도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개인의 환경의식적 
행동과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은진(2007)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관심의 
일반적인 수준 또는 환경에 대한 개인의 가치가 환경에 대한 의식적 행동으로 이어지
는 개인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은 개인의 가치에 의해 형성되
며(Fraj & Martinez, 2006)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인들은 친환경성을 판
단하게 되었고, 기업들은 이를 상품이나 서비스로 활용하면서 그린 상품, 그린서비스
에 대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강문실과 김윤숙, 2017; 김재겸, 2021). 박희랑과 김
재영(2003)은 환경관여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고
관여 소비자들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이병학 외(2014)는 친환경 태
도 수준이 높은 고객은 낮은 고객에 비해 호텔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 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박상일 외(2011)은 환경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린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연구하였고, 
서예정(2021)은 환경관여도를 조절효과로 환경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간의 상
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최준규 외(2022)는 그린마케팅과 관련한 소비자의 반응이 소비
자의 친환경 가치관에 따라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검증하였고 장유진과 
임혜원(2023)은 기업의 ESG 경영은 친환경 가치관을 가진 소비자들에 중요하게 작
용하며, 친환경 가치관이 높을수록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활동을 기반으로 한 제품
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를 통해 검증된 친환경 가치관의 조절역할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환경관여도는 카지노 기업의 ESG 경영과 브랜드 이미지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4-1. 환경관여도는 카지노 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과 브랜드 이미지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4-2. 환경관여도는 카지노 기업의 ESG 경영 중 사회적 책임과 브랜드 이미지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4-3. 환경관여도는 카지노 기업의 ESG 경영 중 지배구조와 브랜드 이미지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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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과 측정항목 도출

본 연구는 카지노 기업의 ESG경영, 브랜드 이미지, 플로우 간의 구조관계를 확인하
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관여도의 조절역할을 
카지노 기업의 ESG경영과 브랜드 이미지의 관계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카지노 기업의 ESG경영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평가지표를 기
반으로 성자영(2022), 이철승(2022), 임희진(2022), 한종헌과 서정운(2022)의 측정 
항목을 카지노 기업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하부요인으로 환경적(Environment) 
요인 4문항, 사회적(Social) 요인 8문항, 지배구조(Governance)적 요인 5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브랜드 이미지는 Keller(1993, 1998)의 연구를 토대
로 김수연과 이윤철(2019), 김윤배와 구본기(2016), 박소라와 이수광(2018)의 측정 
항목을 카지노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수정, 구성하여 7문항을, 플로우는 
Csikzentmihalyi(1997), Kim et al.(2019), Xinghan, Z. & Chung(2023)의 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6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환경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박상일 외(2011), 서예정(2021), 윤성욱과 
양연조(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5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분석방법
이 연구는 카지노 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카지노 기업의 ESG경영, 브랜드 이미

지, 플로우 간의 구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AMOS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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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기업의 ESG 경영, 브랜드 이미지, 플로우에 대해 측정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
를 확인하기 위하여 AMOS를 이용,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Bagozzi, 
1978). 또한 카지노 기업의 ESG경영, 브랜드 이미지, 플로우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
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하였다. 

IV. 분석결과
4.1 표본의 특성

이 연구는 카지노 종사자 3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기간 2023년 12월 6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25일간 진행되었으며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고 있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246명(63.9%)으로, 남성 
139명(36.1%)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는 40대가 233명(60.6%)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30대가 67명(17.2%), 50대가 61명(15.9%), 60대 이
상이 14명(3.7%), 20대가 10명(2.6%)의 순이었다.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이 278명
(72.2%), 미혼 107명(27.8%)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수준에서는 대학교 졸업이 243
명(63.1%)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직급 분포를 보면 과장급이 212명
(55.1%), 차장급 64명(16.6%), 부장급 37명(9.6%) 순이었다. 근무기간은 16년~20
년 미만이 204명(53.3%)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N=385) 
빈도 % 빈도 %

성별 현재 직급
 남성 139 36.1  사원 12 3.1
 여성 246 63.9  대리 34 8.8
연령  과장 212 55.1
 20세-29세 10 2.6  차장 64 16.6
 30세-39세 67 17.2  부장 37 9.6
 40세-49세 233 60.6  팀장급 이상 26 6.8
 50세-59세 61 15.9 근무기간
 60대 이상 14 3.7  2년 미만 8 2.1
결혼여부  2년-5년 6 1.6
 미혼 107 27.8  5년-10년 30 7.8
 기혼 278 72.2  11년-15년 65 16.7
교육수준  16년-20년 205 53.3
 고등학교 이하 0 0.0  21년 이상 71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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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측정모형 분석
이 연구의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 연구에서는 적합도 평가 지
수의 기준이 확립된 TLI, CFI, RMSEA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의 적합도 지수는 =1613.784, d.f=374, p=0.000, NFI=.920, CFI=.905, 
TLI=.890, RMR=.051, RMSEA=.089으로 나타났다. TLI값과  CFI값이 높을수록 모
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0.9이상이면 좋은 적합도이다(Browne & Cudeck, 
1993). 이 연구에서 RMSEA 값은 0.890으로 보통 적합도 판단되며 Standardized 
RMR 값은 0.051로 적합하다고 해석된다(Hu & Bentler, 1999). TLI는 기준치인 0.8 
값이상으로, CFI도 기준치인 0.9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 RMR 또한 0.1 이하이고 
RMSEA는 기준치인 0.1보다 낮은 값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로 보여, 확인적 
요인분석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Browne & Cudeck, 1993). 측정문항의 집중타
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적재량, 합성신뢰도(CCR), 평균분산추출(AVE)의 3가지 
기준으로 검증하였다(Hair et al., 2013). 분석결과 요인적재량 0.6이상으로 적합하며, 
CCR 0.7이상, AVE이 0.5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Cronbach’s α값이 
0.7이상으로 측정항목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Hair et al., 2013).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문대 졸업 55 14.3
 대학교 재학/졸업 243 63.1 합계 385 100.0 대학원 재학/졸업 87 22.6

  구 분                                                   Factor Loadings t-values
환경적 요인 (AVE = .680, CCR = .895, Cronbach’s α = .937 )
 E1. 이 카지노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0.870 24.657***
 E2. 이 카지노 기업은 핵심사업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0.778 19.452***
 E3. 이 카지노 기업은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0.844 23.236***
 E4. 이 카지노 기업은 친환경 정책으로 친환경 활동을 하고 있다. 0.918 -
사회적 책임 요인 (AVE = .730, CCR = .956, Cronbach’s α = .936 )
 S1. 이 카지노 기업은 직원 고용안정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0.814 16.568***
 S2. 이 카지노 기업은 직원들을 위한 안전보건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0.846 18.528***
 S3. 이 카지노 기업은 직원들의 인권보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0.823 16.633***
 S4. 이 카지노 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0.748 -
 S5. 이 카지노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0.804 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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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구성개념의 상관계수와 
AVE의 제곱근값을 비교하였다. AVE 제곱근 값이 각 구성개념의 상관계수 값보다 크
게 나타났으며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표 3> 판별타당성 결과 

 S6. 이 카지노 기업은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한다. 0.796 16.129***
 S7. 이 카지노 기업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0.800 16.225***
 S8. 이 카지노 기업은 지역사회를 위한 자발적으로 자선활동(기부, 봉사 등)을 한다. 0.792 15.979***
지배구조 요인 (AVE = .743, CCR = .935, Cronbach’s α = .926 )
 G1. 이 카지노 기업은 매년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0.736 18.710***
 G2. 이 카지노 기업은 투명경영을 위한 기업지배 구조헌장을 준수하고 있다. 0.876 22.340***
 G3. 이 카지노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0.921 24.160***
 G4. 이 카지노 기업은 경영진의 통제를 위한 내부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0.846 -
 G5. 이 카지노 기업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0.873 34.101***
브랜드 이미지 (AVE = .685, CCR = 938, Cronbach’s α = .943 )
 BI1. 이 카지노 기업(브랜드)을 신뢰한다. 0.763 16.862***
 BI2. 이 카지노 기업(브랜드)이 친숙하다. 0.765 16.924***
 BI3. 이 카지노 기업(브랜드)은 정직하다. 0.834 19.052***
 BI4. 이 카지노 기업(브랜드)은 고객 서비스가 좋다. 0.814 -
 BI5. 이 카지노 기업(브랜드)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0.874 26.515***
 BI6. 이 카지노 기업(브랜드)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0.881 22.352***
 BI7. 이 카지노 기업(브랜드)은 주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다. 0.860 20.105***
플로우(Flow) (AVE = 656, CCR = .919, Cronbach’s α = .950 )
 FL1. 우리 카지노가 추구하는 가치와 나의 가치가 비슷하다고 여긴다. 0.884 24.069***
 FL2. 우리 카지노는 내가 업무수행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0.907 25.388***
 FL3. 나는 우리 카지노에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힌다. 0.949 27.909***
 FL4. 나는 우리 카지노에서 일을 할 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다. 0.862 -
 FL5. 나는 우리 카지노에서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다. 0.814 23.742***
 FL6. 나는 우리 카지노에서는 가끔 내가 있는 곳을 잊게 된다. 0.748 19.931***=1613.784, d.f =374, p =0.000, NFI =.920, CFI =.905, TLI =.890, RMR =.051, RMSEA =.089

1 2 3 4 5 6 평균 S.D
1. 환경적 요인 1 3.78 1.009
2. 사회적 책임 요인 .696** 1 4.33 .687
3. 지배구조 요인 .633** .805** 1 4.15 .863
4. 브랜드 이미지 .569** .727** .731** 1 4.05 .873
5. 플로우(Flow) .612** .670** .678** .782** 1 3.55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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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조모형 분석
확인적요인분석(CFA)을 통해 측정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므로 구조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구성개념 간 영향관계를 
알아보았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1459.202, CMIN/df=4.099, RMR=.053, 
GFI=.907, AGFI=.848, NFI=.938, CFI=.915, IFI=.867, TLI=.900, RMSEA=.086
로 나타났다. AGFI의 지수가 0.8이상, NFI, GFI, CFI의 지수가 0.9이상으로 구조 모
형 분석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Gefen et al., 2000). 이 연구의 가설의 유의성 
검증 분석결과는 <표 4>로, <그림 2>는 이 연구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유의수준을 
나타내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SG 경영 중 사회적 요인(β=0.413, p < 
0.001)과 지배구조 요인(β=0.442, p < 0.001)은 브랜드 이미지와의 관계에서 유의
하게 나타나 H1-2, H1-3은 채택되었다. ESG 경영 중 환경적 요인(β=-0.053, p 
> 0.05)과 브랜드 이미지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H1-1은 기각되었다. ESG 경영 
중 환경적 요인(β=0.194, p < 0.001)와 플로우와의 관계는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나 H2-1은 채택되었다. ESG 경영 중 사회적 요인(β=-0.090, p > 0.05)
과 지배구조 요인(β=0.115, p > 0.05)은 플로우와 관계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H2-2, H2-3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이미지(β=0.725, p < 0.001)는 플
로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은 지지되었다. 

<표 4> 가설검증 결과  

6. 환경관여도 .543** .588** .510** .540** .588** 1 3.88 .829
*p < 0.05, **p < 0.01

Path 표준화 경로계수 S.E. t-value p 결과
H1-1 환경적 요인 → 브랜드 이미지 -.053 .048 -.847 .397 기각
H1-2 사회적 책임 요인 → 브랜드 이미지 .413 .145 3.941 .000 채택
H1-3 지배구조 요인 → 브랜드 이미지 .442 .090 4.823 .000 채택
H2-1 환경적 요인 → 플로우(Flow) .194 .053 3.669 .000 채택
H2-2 사회적 책임 요인 → 플로우(Flow) -.090 .159 -1.021 .307 기각
H2-3 지배구조 요인 → 플로우(Flow) .115 .098 1.489 .137 기각
H3 브랜드 이미지 → Flow .725 .082 11.518 .000 채택=1459.202, CMIN/d.f=4.099, RMR=0.053, GFI=.907, AGFI=.848, CFI=.915, 
NFI=.938, IFI=.867, TLI=.900, RMSEA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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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가설 검증 결과

4.4 환경관여도의 조절효과 분석
이 연구는 카지노 기업의 ESG 경영이 브랜드 이미지와 플로우와의 관계에 있어 환

경관여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은 둘 이
상의 집단분석을 통하여 모델간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자 제약에 의한 분석방법으로 가설검증을 위하여 카이제곱검증으로 제약모형과 
비제약모형의 자유도 변화에 따라 평가되었다. 자유모형은 두 집단간의 계수 크기 차
이로 제약모형은 두 집단간의 계수가 동일함을 의미한다.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1의 
△이 36.748이고 p값이 0.061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관여도
는 모형뿐만 아니라 측정변수와 잠재변수간의 요인계수의 특정 동일성을 나타내므로 
다중집단분석이 가능하다. 자유모형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약모형은 조절효과
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두 경로의 차이값(C.R)을 구하여 차이가 있는지 보
는 방법으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5> 환경관여도의 조절효과 결과

환경관여도의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표 5>와 같으며 ESG경영 중 환경적 요인(
= 1.380)과 사회적 요인(= 2.212)은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환경관여
도가 조절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SG경영 중 지배구조 요인은 브
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환경관여도가 = 22.336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경로 Estimate  p C.R 결과Low High
H4-1 환경적 요인 → 브랜드 이미지 -.119 -.253 1.380 .240 -1.225 기각
H4-2 사회적 책임 요인 → 브랜드 이미지 .591** -.019 2.212 .137 -1.597 기각
H4-3 지배구조 요인 → 브랜드 이미지 .300* .905** 22.336 .000**  4.612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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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SG경영 중 지배구조 요인은 브랜
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환경관여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높은 영향
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5.1 연구결과

이 연구는 카지노 산업에서의 카지노 종사자들이 인지하는 카지노 기업의 ESG경영
에 관해 브랜드 이미지와 플로우와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카지노 기업의 ESG경영이 
중요한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카지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카지노 기업의 ESG경영과 브랜드 이미지, 플로우와의 영향관계 및 카지노 기업의 
ESG경영과 브랜드 이미지와의 관계에서 환경관여도의 조절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연
구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기업의 ESG경영과 브랜드 이미지 간의 영향관계에서는 카지노 기업
의 ESG경영 중 사회적 요인과 지배구조 요인은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으며, 반면 환경적 요인은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이채은과 이진영(2023)의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ESG경영과 브랜드 이미지 간의 
영향관계에서는 지배구조만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하지 않았으며 박윤나와 한상린
(2021)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기업의 환경적 활동, 사회적 활동, 
지배구조적 활동 모두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인 카지노 기업의 사회적 요인과 지배구조 요인은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으나 환경적 요인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봉미희(2022), 
임현승과 윤혜연(2021), 황동규(2023)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이는 카지노 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임활동(봉사, 기부)과 지배구조 활동(준감사인 활
동, 이사회 운영)은 카지노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환경적 활동에 있어서 카지노 산업이 외국인 관광객
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환경적 활동을 하는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카지노 기업의 ESG경영과 플로우 간의 영향관계는 ESG경영의 환경적 요인
이 플로우에 유의한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요인과 지배구조 요인은 플로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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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 이성일과 이희승(2014)은 호텔기업의 
CSR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이 플로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났으
며 김윤언(2022)은 항공사 승무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활동으로 형성된 조직신뢰는 
플로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이준우 외(2022)는 중견·
중소기업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환경적 요인과 지배구조 요인을 제외한 사회적 요인이 
플로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보면 카지노 기업
이 ESG경영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인식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카지노 기업의 환
경적 활동과 함께 카지노 종사원들의 고용안정 보장으로 이어져 플로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요인과 지배구조 요인은 카지노 기업의 당연한 의무활
동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카지노 종사원들의 플로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카지노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플로우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좋으면 카
지노 종사자들의 플로우가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Drengner et 
al.(2008)는 브랜드 이미지와 플로우의 영향관계를 연구를 통해서 플로우가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Landers et al.(2015)는 소비
자의 브랜드 이미지 불일치가 소비자의 플로우에 부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입증되었다. 

넷째, 카지노 기업의 ESG경영과 브랜드 이미지에서 환경관여도의 조졀효과는 카지
노 기업의 ESG경영 중 지배구조 요인에서 환경관여도가 브랜드 이미지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유진과 임혜원(2023)은 소비자들의 친환경 가치관은 브랜드
를 선택할 때 크게 작용한다고 서술하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ESG경영 중 환경적 요
인과 사회적 요인만이 친환경 조절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유진과 임혜원(2023)의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로 카지노 종사자를 대상
으로 카지노 기업의 ESG경영에서 지배구조 요인만이 환경관여도가 높을수록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지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한다. 또 
카지노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경영의 기업 경영정보에 공시되어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달성, 전 사업장 4년 연속 ISO14001 인증유지(GKL), 온실가스 감축 실
적,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사용량(강원랜드)을 수치로 나타내고 있는 등 환경관련 기
업의 정보공개가 환경에 대해 지각하는 중요성과 관심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브랜드 
이미지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정도를 
인지하기 위해 기업의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나 지배구조 활동에 대한 카지노 기업의 
ESG 경영 정보와 인지가 브랜드 이미지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문제에 
대한 지각하는 중요성과 관심도가 높은 집단은 카지노 산업이 관광산업 중 유일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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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산업으로 카지노 산업의 긍정적인 특성을 인지하고 ESG경영 중 환경적 요인에
는 환경관여도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사회
적 요인 또한 카지노 기업의 의무적인 사회적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관여도가 브랜드 이미지에 크게 조절효과의 작용을 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

5.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카지노 기업의 ESG경영에 관한 카지노 종사자들의 브랜드 이미지와 플

로우를 연구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이 연구는 카지노 종
사자들이 카지노 기업의 ESG경영을 직접 체험하고 몸소 느끼면서 인지하게된 브랜드 
이미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ESG경영 중 카지노 종사자들에게 유의한 영향을 
준 사회적 요인과 지배구조 요인인 기업의 사회적 활동과 투명한 기업경영은 카지노 
종사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카지노 기업
의 역할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카지노 기업은 사회적 책임활동인 종
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지역사회를 위한 자선활동 등 
꾸준한 사회적 활동으로 카지노 종사자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카지노 브랜드 이
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 이사회 활동, 투명경영을 위
한 기업지배구조헌장,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감사활동 등으로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기
업이 투명한 기업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해야할 것이다. 또 카지노 종사자들은 
카지노 기업의 환경적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통
해 카지노 기업의 환경활동 및 친환경 정책, 친환경 서비스 경영으로 카지노 종사자
들이 카지노 기업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인지로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시
켜줄 필요가 있다. 

둘째, 카지노 기업의 ESG경영 중 환경적 요인만이 플로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보면 팬데믹으로 카지노 기업의 영업중단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환경적 활동이 
카지노 기업을 유지시키고 종사원들의 고용안정으로 이어진 점, 재기하는 카지노 산
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카지노 종사자들이 플로우에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
으로 보인다. 사회적 요인과 지배구조 요인이 카지노 종사자들의 플로우에 영향을 주
지 않는 점은 카지노 종사자들의 재능기부나 사회적 참여활동을 통해 카지노 기업의 
플로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한다. 그리고 이사회 활동 참
관, 카지노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준감사인 참여활동으로 투명한 지배구조 활동의 체
험을 통해 플로우에 영향을 줄 필요가 있다. 

셋째, 브랜드 이미지와 플로우의 긍정적인 영향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었
다. 카지노 종사자들에게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는 근무하는 카지노 기업에 대한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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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를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카지노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는 카지노 종사자에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카지노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을 높여 플
로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관여도가 높은 집단이 기업의 투명한 경영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미루어보아 투명한 기업경영은 환경관여도가 높을수록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를 인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 대한 관심정도
가 높은 것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전략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카지노 기업의 ESG경영과 브랜드 이미지, 플로우와의 관계를 카지노 종
사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이 한계과 향후 연구를 제안한
다. 첫째, 향후 연구는 카지노 방문 고객을 대상을 카지노 기업의 ESG경영과 브랜드 
이미지와의 영향 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카지노 기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카지노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양한 서비스 기업에 대한 ESG경영 
연구를 통해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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