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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cepts of Gree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Green Supply Chain Management practices them to induce 
employees’ pro environmental behaviors and seek ways of positively affect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in the light of the moderating effect of support of 
top management. few published studies have investigated this significant topic in 
the Hotel. based on a survey of 137 employees’ working in 3-5 star hotels 
being conducted,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PLS-SEM). Present research findings reveal that the 
implementation of GHRM and GSCM Practice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nvironmental performance but the mediating role of employees’ pro 
environmental behaviors are not accepted. the results suggest that Success of 
organizational initia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GHRM and GSCM practices 
influence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hinges upon employees’ pro 
environmental behaviors. This work can be considered as the first empirical 
effort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the concepts of GHRM and GSCM Practices 
applied to the hote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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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와 기후위기의 막강한 영향력을 체감하면서, 인류의 

환경에 대한 근심과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며 청결, 위생 및 자연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요인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와 
많은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을 발표하고 심각한 기후 문제
가 낳은 끝없는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쟁력과 규제의 영역을 변화시키
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IPCC, 2018). 또한,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계기로 
국가와 단체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을 목표
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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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도 기업이 사람과 
지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미래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호스피탈리티 산업은 물, 에너지, 폐기물
에 대한 환경적 관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Chan et al., 2014), 호스피탈리
티 산업에서 환경의 보전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다(Kim et al., 2020). 최근 
국내에서도 친환경 호텔 운영에 대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환경 성과 향상을 위해 
친환경 제품 사용, 폐기물 저감 및 관리 정책 채택, 물 재활용 등을 시작했을 뿐만 아
니라, 국내에서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에 대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호텔 업계도 고객을 위한 어매니티 제공
을 제한하고 객실마다 대용량 디스펜서(펌프식 리필용기)를 설치하며 이에 동참하였
다. 현재, 50개 이상 객실을 운영하는 호텔 등의 고객에게 제공이 가능하나 2024년부
터는 모든 숙박업에서 일회용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호텔업계에서는 호텔 서비스의 
친환경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친환경 행동의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환경 관행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채택
은 기업들이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Jabbour et al., 2012; Afsar & Umrani, 2020). 따라서, 각각의 호텔 마다 친환경 
정책을 주요한 경영전략으로 설정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호텔과 더불어 광범위한 호스
피탈리티 산업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조직의 인식과 경험 또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Chan & Hawkins, 2012; Chan & Hsu, 2016).

하지만,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분야를 불문하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
나 현재 호스피탈리티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진행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녹색 마케팅, 소비자 관점에 집중하고 있다(Kim & Choi, 
2013). 기존 환경 관리 연구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호텔 기업의 환경관리 관행 
즉, 에너지 절약 및 물 보존에 관련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Molina Azorin et al., 
2015).

따라서, 직원들의 친환경 행동을 이끌어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방향에 대한 제
시를 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 자원 관리 
분야에서는 친환경 인적자원관리(GHRM: Green Human Resource Managemnet)라는 
주제가 등장하였다(Renwick et al., 2013). 또한, 운영관리 분야에서도 지속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으며(Govindan et al., 2014; Gunasekaran  & Gallear, 2012), 이는 새로
운 경쟁적 차원이 되고 있고, 과학계를 중심으로 친환경 공급망관리(GSCM: Green 
Supply-Chain Management)와 같은 주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Govindan & 
Cheng, 2011). 즉,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와 친환경 공급망관리은 각각 인적자원관리와 
운영관리 분야의 학자와 실무자의 의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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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적자원관리와 친환경 공급망관리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천
하여 직원의 친환경 행동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환경성과에 긍정적 영향이 미치는지
에 대해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와 친환경 공급망관리
가 직원의 친환경 행동을 유도하였을 때, 경영진의 지지가 조절변수로 작용할 때에 
환경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실증적인 증명을 통하여 앞으로의 지
속가능한 친화경 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친환경 인적자원관리(Green Human Resource Management)

환경 친화적이라는 개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학자들과 업계 실무자들로부터 관심
을 받아왔다. 1990년대 환경에 관련된 조직의 친환경화에 관한 연구가 심화되었고
(Wehrmeyer, 1996; Hale, 1995; Biehler-Baudisch, 1994), 주된 연구는 환경 관리 
시스템의 확장과 관련된 연구로 조직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
이 중요해졌다(Jabour & Santos, 2008; Charter, 2011). 특히, Werhmeyer(1996)은 
친환경 문제에 대한 인적자원관리 지원의 필요성은 인력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긍정
적인 영향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학계에서는 친환경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심의에서 친환경구매(Zang et al., 
2018), 친환경 공급망관리(Kazancoglu et al., 2018; Zaid et al., 2018), 친환경혁신
(Li et al., 2018), 친환경금융(Ng, 2018) 등 조직 내 기능영역을 "친환경화"하는 연
구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 경영(Mustapha et al., 2018), 친환경정
보기술(Przychodzen et al., 2018), 친환경 인적자원관리(Zaid et al., 2018) 등과 관
련된 연구들도 등장하였다.

지속가능성의 선행 연구에서 인적 자원 관리의 역할은 광범위하게 다루어졌다
(Daily & Huang, 2001; Daily et al., 2007; Renwick et al., 2013, 2016). 인적 자
원 기능은 조직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구현하는데 전략
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Cohen et al., 2012). 환경 관리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환경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 조직에 있다고 보고, 조직이 환경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Bebbington, 2001).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의 개념은 다양한 인적자원 관행과 기업의 환경 지속 가능성 
목표의 일치를 목적으로 나타난 개념으로 조직 내의 인적자원 관리에 환경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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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가능한 관행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라고도 한다(Daily 
& Huang, 2001). 즉,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은 일반적인 인적 자원 관리 관행을 조직
의 환경 목표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맞추는 것을 포함한다(Jabour, 2013). 구체적
인 내용으로 채용에서부터 훈련, 성과에 대한 평가, 보상, 팀워크, 문화와 같은 HRM 
기능이 EM(Environment Management) 기능과 목표와 일치해야함을 의미한다. 

Renwick과 연구진(2013)은 영국의 3개의 조직이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의 구
현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
은 기업의 조직문화, 기업의 규모, 기업의 성격, 조직 구성원의 환경의식 수준 등 다
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직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친
환경 인적자원관리의 관행이 성공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적극적
인 참여, 효과적인 의사소통, 지속적인 교육 및 개발의 기회 제공에 달려있다고 주장
하였다. 즉,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채택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환
경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험적 연구는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
고 환경성과를 개선하는데 있어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의 채택, 구현 및 효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경험
적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의 연구는 매우 미약
한 실정이고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호텔 산업에서의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의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었다(Yusoff et al, 2018). 예를 들어 Chan & Hawkins (2012)은 말레
이시아 호텔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 및 환경 성과에 대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이 호텔의 환경적 성과에 큰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환경 성과를 이루기 위한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고 밝혔다. 또한, Kim(2019)은 호텔 직원들의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인 경우, 그들은 조직에 대한 높은 수준의 조직적 헌신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
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친환경 채용 및 선발, 친환경 교육 및 개
발, 친환경 성과 관리 및 평가, 친환경 보상)이 직원의 환경친화적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2 친환경 공급망관리(Green Supply-Chain Managemanet)
공급망 관리(Supply-Chain Management; SCM)에 대한 연구는 환경 지속 가능성 

연구분야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Gonzalez-Benito, 2006). 1980년대 후반 공급망
관리가 제안된 이래로, 이 주제에 대한 학술 연구는 주로 공급망의 전반적인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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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정을 달성하고 조직의 잠재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Zhu & Zhao, 2005). Srivastava(2007)은 기업 내에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
하여 조직의 모든 부서에 걸쳐 환경 관리 관행에 대한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일부 기업은 환경 관리를 우수한 비즈니스 관행으로 간주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
한 관행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친환경 공급망관리는 환경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새롭게 부상
하고 있는 광범위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친환경 공급망관리은 환경 친화적 관행
을 공급망 관리에 통합하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진 만큼 조
직에서도 이 개념이 점점 더 중요도가 높게 평가 되고 있다. 저탄소 운영 및 지속가
능한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주제에서 다양한 친환경 관행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친환경 공급망관리은 조직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구사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도입되고 있다(Wu & Chang, 2015). GSCM의 실행은 친환경 구매 
및 조달, 친환경 제조 및 자재 관리, 친환경 포장, 친환경 유통 및 마케팅, 역물류를 
포함하는데(Gandhi et al., 2015; Jayant & Azhar, 2014), 이는 시장 및 지역사회 단
체의 요구와 보다 엄격한 환경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다(Testa & 
Iraldo, 2010).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 공급망관리는 최근 학술 연구 및 기업 거버넌스 분야의 학자
와 기업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친환경 공급망 관리와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
에 대한 많은 문헌 검토가 현재 존재한다(Carter & Liane Easton, 2011; Hassini et 
al., 2012; Rajee et al., 2019).

Zhu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한 결과,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이 환경 및 재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Sodhi & Tang(2012)는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이 조직 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비용절감, 환경성과, 고객만족 측면에
서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이 환경과 공급망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과 다양한 차원의 조직 성과 간의 
관계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Jornal of Cleaner Production(2019)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이 제조 부문의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친환경 디자인과 친환
경 물류와 같은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이 기업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식품업계, 자동차 산업 업계에서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과 
환경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을 채택하는 조직은 조직 성과를 향상시키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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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며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이 환경적 성과, 기업 성과, 이해 관계자와의 만

족도 향상 등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자료 부족, 최고 경영진의 지원 부족 등의 몇 가지 장벽이 존재한다. Tian & 
Zhu(2014)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제조 기업에서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
을 채택하는데 주요 장벽은 자원 부족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여러 경험적 연구
들에 따르면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의 효과는 산업 맥락, 조직 문화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환경 성과, 재무 성과 및 공급망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 호텔분야는 특히 이산화탄소의 주요 배출지로서, 공급망의 
환경적 영향을 더욱 고려해야한다. 친환경 공급망관리은 호텔이 환경 친화적인 관행
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공급망 관리 관행에는 공급업체의 환경 성과를 평가하
고, 공급업체가 제품의 환경 품질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며, 운영 체제의 
폐기물 비용을 평가하는 조직이 포함되기 때문에 호텔 업계는 최상의 비용으로 일관
되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류 및 공급망 관리의 포괄적이
고 통합된 관행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Marwad & Zagade (2020)는 호텔 업
계의 친환경 공급망관리는 조달과 제조, 유통 활동 전반에 걸쳐 비용 절감 및 최적화
된 상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다시 말해, 잘 확립된 물류 및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통해 호텔 업계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 공급망관리가 호텔 운영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급망에 대한 친환경 관행을 따르는 것은 환경 관행과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가치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2.3 직원의 친환경 행동

환경 친화적 행동은 기업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정 가능한 책임 있는 환경 행동을 의미하며, 직원들의 환경친화적 활동 의지를 나
타내기도 한다. 또한, Ramus & Killmer(2007)은 환경친화적 행동이 일반적으로 조
직의 복지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시되는 보상받지 못한 직원의 역할 외 행동
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직원의 환경 친화적 행동으로는 직원들은 불필요한 전
기 제품의 전원을 끄고, 리프트 대신 계단을 사용하고, 단면 인쇄를 피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의 행
동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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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측면에서는  환경 성과 향상을 위한 직원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
하기 시작했다(Baughn et al., 2007). 많은 기업 차원의 환경 친화적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구현하는 조직의 성공은 직원의 환경 친화적 행동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Robertson & Barling, 2013).

일부 연구에서는 직원들이 기업의 환경 문제를 감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였다(Dumont et al., 2017). 친환경 인적자원관리는 직원들이 업무적인 것
과 더불어 개인의 삶에서 환경 친화적인 태도를 개발하는데에 도움이 되며 친환경 인
적자원관리 관행은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직원의 책
임 있는 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ncera & Krajhanzl, 2013). 또한 친환
경 인적자원관리 관행은 기업과 직원 간의 관계를 개선하며 환경 친화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친환경 책임, 목표 및 목표 설정, 기업 환경 관리 활동 계획 수
립 등이 포함되며 직원들이 친환경적인 행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직원의 친환경
적 행동은 곧 기업의 환경 성과를 총체적으로 향상시킨다(Daily et al., 2001; Lo et 
al., 2012). 그러므로 기업이 환경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친환경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친환경적 행동과 기업의 환경 성과 사이의 연관성에 관
하여 탐구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텔 산업에서 발생되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직원의 친환경적 행동을 탐구하여 
결과적으로 환경 성과 달성에 대한 연관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2.4 환경성과

오늘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은 기업이 가져야할 
핵심적인 책임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환경 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가 학계 뿐
만 아니라 실무자들과 정치적 의사결정권자들 사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
의 측면에서 윤리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재무, 사회 및 환경 성과의 균형을 유지해
야한다고 주장하며 환경 관리가 기업의 핵심 전략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Ervin et al. 
2013).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 관리 시스템의 효과적인 구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BCG & MIT 2009; McKinsey 2013), 환경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면
서도 기본적인 관리망에 주목해야한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할 것은 인적 자원 관리이다. 인적 자원 관리는 인간이 고용된 
모든 조직에서 원하는 목적을 향한 업무와 인력의 관리를 말하는데(Boxall et al. 
2007), 90년대 중반 이후 환경 성과 개선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Milli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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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r 1996; Wehrmeyer 1996). 인적자원이 원하는 목표에 환경성과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환경 관리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 조사 분야이다. 즉, 환경 성과 달성
을 목표로 하는 조직 전반에 걸쳐 환경적 가치를 배치하고(Ferna'ndez et al., 2003), 
환경 관리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관행이 확인되었기 때문
이다(Jabbour & Santos, 2008). 따라서, 기존의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바탕으로 환경 
성과 개선 목표가 추가된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들은 조직을 친환경화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고,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진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포함하여 공동의 시
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기업 내에서 상호의존적인 조직과 사업부 간의 관계 네트워크 관리인 공
급망 관리에 주목해야한다. 이는 원래 생산자에서 최종 고객으로 자재, 서비스, 재무 
및 정보의 역순방향의 흐름을 촉진하여 고객 만족을 달성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
문이다(Stock & Boyer, 2009). 하지만,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와 친환경 공급망관리가  
각각 환경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증명이 되었으나, 두 가지의 연결 관
계를 공동으로 탐구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Jabbour et al., 2016). 그
러므로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두 가지 기능과 환경 성과 간의 긍정적인 영향 관계
와 더불어, 인적자원 및 공급망 기능의 친환경경영시스템과 이들의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인 전략을 토대로 친환경 경영
을 실천하고 환경 성과를 달성한다면, 환경에 민감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개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비용절감에도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이는 곧 기업성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Perira-Moliner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와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
이 환경성과의 향상에 대해 연구하고자하며 그 결과를 긍정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두
는데 있다.

2.5 경영진의 지지

인적자원관리 관행과 더불어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이 조직 내에서 효과적으로 
구현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최고 경영진을 포함한 경영진의 효율성과 헌
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Zutshi & Sohal, 2004). Wei & Lau(2005)은 최고 경
영진의 약속과 그에 따른 변화가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확
인하였고, 조직 내 환경 관리 개발을 위한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인적자원관리
의 전략적 방안으로 제안하였다(Renwick et al., 2008; Jackson et al., 2011). 

Yang Spencer과 연구진(2013)은 최고 경영진의 헌신이 명확할수록 조직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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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긍정적인 환경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효과적으로 구
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조직의 목표에 대한 설정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은 최고 경영진의 지지에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진의 지지는 환경
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상적 업무 속에서도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에 대한 인
식을 분명하게 갖는데에 도움을 준다. 이 연구는 상위 관리자의 책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초점을 맞춘 인적 자원 관리 관행 측면에서 최고 경영진의 역할에 대
한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의 지속 가능한 경쟁
력을 창출하기 위해 환경 인식에 대한 교육과 개발은 조직 전체의 모든 직원에게 통
합되어야 하고 이는 최고 경영진도 포함 되어야 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초점은 최고 경영진의 지원이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 및 친
환경 공급망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판단과 더불어 최고 경영진의 지원과 환경성
과 간의 관계를 구현한다. 환경에 대한 경영진의 지지는 조직 구성원들의 녹색 사상
과 행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삼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직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최고 경영진의 헌신에 달려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Yu et al., 2014).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호텔에서의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와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이 직원의 친

환경 행동과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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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와 친환경 공급망관리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와 친환경 공급망관리 모두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몇 안 되는 예외 중 하나는 오랫동안 고립된 상태에서 연구
되어 왔으며, 둘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는 매우 드물게 진행되어 
왔다. Jabour et al(2016)는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와 친환경 공급망관리 모두에 대한 
과거 문헌을 검토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고, 관계의 개념 



이기준 · 임소이 · 서원석

서비스경영학회지 제XX권 제X호 2020년 XX월430

이론을 요약하였는데, 친환경 공급망관리는 환경 이념 및 표준을 전파하고, 공급망 비
즈니스 개발의 토대에서 환경 이념 및 표준 구현에 재능이 있고 헌신적인 직원의 채
용을 장려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ejati et al., 2017). 또한, 
Guerci et al(2016)는 실증 연구를 수행했고,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은 친환경 공
급망관리 구현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은 친환경 공급망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

3.2 환경성과 측정
친환경 인적자원관리과 친환경 공급망관리는 환경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

으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두 가지 관행이다. 친환경 인
적자원관리 관행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친환경 직무 역할 개발과 같은 
환경 친화적 관행을 인사관리 정책 및 절차에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친환경 공
급망관리는 제품 설계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관행
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Renwick et al(2013)은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이 실현될 경우, 환경 및 조직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후, Arulrajah et al(2015)은 친
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이해함으로써 조직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환경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고, Yusoff et al(2020)은 친환경 채용 및 선발, 친환경 교육, 
친환경 성과 평가 및 친환경 보상을 포함한 친환경 인적작원관리 관행이 조직의 환경 
성과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략임을 입증하였다.

가설2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은 환경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Sarkis, Ahi & Wee(2017)는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이 환경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친환경 구매, 친환경 
디자인, 친환경 로지스틱스 등)과 에너지 소비 감소, 폐기물 생성 및 온실 가스 배출
을 포함한 환경 성과 지표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는 기업들은 
친환경 제조 관행을 채택한 내부 친환경 공급관리에 집중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효
율성과 사용되는 자원의 감소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총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Gimenez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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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은 환경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과 친환경 행동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은 직원들의 친환경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 
물 사용 및 폐기물 감소와 관련된 특정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Paillé et al., 
2013), 이는 호텔 산업에서 실행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9). 따라
서, 직원의 친환경적 행동은 본질적으로 환경 성과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Vicente ‐ 
Molina et al., 2013). 본 연구는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은 직원들의 친환경적 행
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4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은 친환경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공급망 관리 관행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직원 참여는 직원의 환경적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lina-Azorin et al., 2009). 또한, 공급업체와 직원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 프
로그램을 제공하는 조직은 공급망에서 친환경적인 행동을 촉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친환경 공급망 관리 관행은 환경 고려사항을 공급망 관
리 프로세스에 통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
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은 친환경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과 환경성과 관계에
서 친환경 행동 매개효과

직원들의 친환경 행동으로 인한  재활용, 보존, 폐기물 저감 행동은 조직의 친환경
화에 기여하고 추가적인 환경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Robertson & Berling, 2013).

가설6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과  환경성과 관계에서 친환경 행동은 유의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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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7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과 환경성과 관계에서 친환경 행동은 유의한 매개역
할을 할 것이다.

3.5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친환경 공급망관리 환경성과측정을 위한 경
영진의 조절효과

최고경영진의 환경 문제에 대한 지지가 비용 절감, 시장 점유율 향상, 이미지 개선 
및 기술 리더십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고 주장하였다(Daily et al., 2007). 또한, 
환경 문제를 인식 하는 최고 경영진은 부서 간 환경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계도 조정할 수 있다(Teixeira et al., 2016). 최고 경영
진은 직원들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는 역할 모델로 활
동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지지와 리더십을 통해 친환경 조직 문화를 구축할 수 있
다(Kiesnere & Baumgartner, 2019). Eisenberger과 연구진(2001)은 직원들이 조직
의 지원을 인식할 때 조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여 자신의 노력이 적절하게 인식될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고경영진의 환경 문제 지원은 직원들 사
이에서 친환경 관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
한 환경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널리 인식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에 선행 연구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8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은 경영진의 지지 조절효과로 환경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은 경영진의 지지 조절효과로 환경성과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6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실증 분석을 위해 국내 호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의 

인구통계온라인 및 설문지를 배포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각 항목에 대
상자가 직접 기입하여야 하는 자기 기입방법(self-administered survey)을 채택 하였
으며 모집단으로부터의 표본추출은 확률표본 추출 방법으로 가장 기본이 되고 편견이 
없으며 일반화의 장점이 있는 단순 무작위추출 방법 SRS(SimpleRandomSampling)를 
사용하였다. 설문 조사를 실시한 기간은 2023년 5월 10일부터 2023년 6월 10일까지 
진행하였고, 친환경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 특급호텔들을 선정(메리어트,아코르,
힐튼,롯데,신세계등)해서 오퍼레이션 부서 및 백오피스의 호텔종사들로부터 총 13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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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본을 취합해서 연구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든 측정값은 5점 Likert 유형 척도를 
사용하여 1점(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로 평가되었다. 

현재 연구의 제안된 모델은 친환경 인적 자원관리의 관행을 나타내는 5개의 외생변
수로 구성되며  Jabbour et al.(2010)에서 적용한 20개의 측정항목를 사용해 측정하
였다. 친환경 공급망관리 측정 항목은(Dubey et al., 2015; Teixeira et al., 2016; 
Tseng et al., 2014; Zhu et al., 2011)으로부터 16개 항목으로 측정되었으며, 환경 
성과 측정 항목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15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측정하였다
(Paillé et al.,2014; Melnyk et al.,2003; Ilinitch et al.,1998). 경영진의 지지를 측정
하기 위한 측정 항목은 10가지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Daily, et al.,2003, 2007; 
Grandzol & Gershon, 1998; Wee & Quazi, 2005). 마지막으로 친환경 행동 측정항
목은 9가지의 질문을 통해 직원들의 친환경행동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Chou, 
2014).

자료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와 Smart PLS이었다. SPSS를 통해 자료의 
결측치와 통계, 그리고 표본의 인구학적 통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Smart PLS를 통
해 요인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후 가설의 채택여부를 검증하였다. Smart 
PLS는 부분최소제곱(partial least squares)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분석방법으로, 마케
팅이나 경영관련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분석도구이다(Hair et al., 2013). 이렇게 
PLS 방식의 분석은 AMOS와 같이 공분산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분석방법과 다르게 
표본의 정규성(normality)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선행연구들이 부족하거나 아직 개발
되어 발전하고 있는 이론(theory)을 검증하는 연구에 더 유용하다(Hair et al., 
2019). 이에 본 연구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은 탐색적 모형에는 PLS 
방식의 분석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mart PLS를 활용
하여 연구모형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고, 구조모
형을 통해 각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와 간접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4.1 표본의 특성

표본 총 137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응답자들 중 남성이 
52.6%로 여성 47.4%보다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9.4%, 30대 35.0%, 40
대 16.1%, 50대 8.8%, 60대 이상이 0.7%의 순이었다. 그리고 근무연수는 1년 이상 
5년 미만이 35.0%,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9.0%, 1년 미만 및 10년 이상 20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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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각각 18.2%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직급으로는 사원이 53.3%로 가장 높은 응답
률을 보였고, 관리자 21.1%, 수퍼바이저 13.9%, 부서장 11.7%의 순이었다. 응답자가 
근무하는 호텔의 규모에서는 84.7%가 5성급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근무부서는 식음료부가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객실부 
31.4%, 세일즈 & 마케팅부 8.8% 등의 순이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4.2 측정모형 검증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친환경 공급망 관리, 환경친화적 행동, 환경성과에 대한 측정

항목 구분 응답자 (n=137)
빈도 비율(%)

성별 남자 72 52.6
여자 65 47.4

연령
20대 54 39.4
30대 48 35.0
40대 22 16.1
50대 12 8.8

60대 이상 1 0.7

근무연수
1년 미만 25 18.2

1년 이상~5년 미만 48 35.0
5년 이상~10년 미만 26 19.0
10년 이상~20년 미만 25 18.2

20년 이상 13 9.6

직급
사원 73 53.3

수퍼바이저 19 13.9
관리자 29 21.1

11.716부서장
호텔의 규모

3성급 3 2.2
4성급 18 13.1
5성급 116 84.7

근무 부서

객실부 43 31.4
객실관리부 8 5.8
식음료부 50 36.5

세일즈 & 마케팅부 12 8.8
조리부 4 2.9
구매부 6 4.4
재경부 8 5.8
인사부 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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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측정모형의 평가를 위해서 적용된 지
표들은 측정문항들의 적재값(loading), Cronbach’s α,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
ability : CR),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이 사용되었다
(Hair et al., 2019). 먼저 Smart PLS에서 측정문항들의 적재값 기준치는 0.708로 적
재값이 기준치보다 높을 경우 각 측정문항들이 요인을 50%이상 설명할 수 있다고 보
고 있다(Hair et al., 2019). 그리고 측정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합성신뢰
도는 0.6이상일 경우 탐색연구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로 제시되고 있고 일반적인 연구
에서는 0.7이상으로 추천되고 있다(Diamantopulos et al., 2012). Smart PLS에서 합
성신뢰도는 Dijkstra–Henseler's rho라고 불리는 ρA의 지수를 사용하는데, 보수적인 
Cronbach’s α보다 더 정확한 신뢰도 측정으로 제안되고 있다(Dijkstra & Henseler, 
2015). 이렇게 내적 일관성의 지표인 Cronbach’s α와 ρA의 기준치는 0.7이상으로 제
시되고 있다(Hair et al., 2019).

신뢰성과 달리 집중타당성은 평균분산추출값인 AVE값으로만 검증하고 있다. AVE
값은 0.5이상일 경우 구성요소의 분산 중 적어도 50% 이상이 설명되기 때문에 집중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Hair et al., 2019).

이러한 기준치를 바탕으로 <표 2>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측정문항의 적재값에
서 기준치인 0.708보다 낮게 나타난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의 친환경 인적자원관리10
번 문항과 환경성과의 환경성과3, 환경성과5, 환경성과8, 환경성과10, 환경성과13, 환
경성과 14, 환경성과15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내적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Cronbach’s α, ρA 모두 기준치인 0.7을 초과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신뢰성은 존재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집중타당성에서는 AVE 값이 기준치인 0.5이상으로 나타났기
에 집중타당성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 신뢰성과 집중타당성 분석
항목 구분 적재값 Cronbach’s α CR(ρA) AVE

친환경
인적자원

관리

회사는 “친환경 의식이 있는” 직원
을 모집합니다. 0.734

0.966 0.969 0.627

회사는 환경 지식, 관심 및 태도를 
갖춘 신입 사원의 채용 및 선발을 
우선시 합니다. 

0.781
회사는 직원을 교육할 때, 친환경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0.760
회사는 환경 관리에 대한 직원들
의 정서적 참여를 창출하기 위한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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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녹색지식경영(환경 교육 
및 지식을 행동과 연계하여 예방
적 해결방안을 개발)을 하고 있습
니다. 

0.826

공식적인 환경 교육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회사 내 홍보성을 높이
기 위해 직원들에게 제공됩니다. 

0.823
회사는 평가 및 성과 관리 시스템
에 녹색 성과 지표를 포함해서 설
정합니다.

0.814

회사는 관리자와 직원들을 위한 
녹색 목표, 목표 및 책임을 설정합
니다. 

0.851
회사에서 관리자들은 평가에 포함
된 친환경적인 결과를 달성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0.813

회사는 환경 관리에 있어 직원들
의 행동을 안내하는 명확한 발전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0.850
회사에서는 직원들 사이에 친환경
적인 행동과 인식을 위한 상호 학
습 환경이 있습니다.

0.862

회사에는 녹색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수 많은 공식 또는 비공
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있습니다. 

0.835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녹색 문제에 
대한 품질 개선 및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0.826

회사는 직원들이 뉴스레터, 제안계
획, 문제 해결 그룹, 저탄소 챔피
언 및 녹색 행동 팀과 같은 환경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관행을 제
공합니다.

0.814

회사는 환경 보호 문화를 강조합
니다. 0.787
직원들은 환경프로그램 개선을 위
한 제안을 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0.757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달
성한 직원은 보너스 급여 또는 기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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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금전적 보상을 받습니다.
모든 부서의 상급자들은 사람들이 
환경 프로그램 개선 작업을 할 때 
그들에게 공로를 인정합니다.

0.759
직원들은 개인 또는 팀에 대한 회
사 환경상 수상을 통해 환경경영
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
정 받고 있습니다.

0.808

친환경 
공급망 
관리

회사는 재사용, 재활용, 재료 회수, 
부품 부품을 위한 제품을 설계합
니다.

0.763

0.959 0.960 0.618

회사는 자재/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제품을 설계합니다. 0.710
회사는 위험한 제품의 사용을 피
하거나 줄이기 위해 제품을 설계
합니다.

0.772
회사는 공급업체가 ISO 14000 인
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0.725
회사는 환경적인 목표를 위해 공
급업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0.868
회사는 친환경 디자인을 위해 공
급업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0.821
우리 회사는 친환경 포장을 위해 
공급업체와 협력합니다. 0.766
회사는 친환경 포장을 위해 고객
과 협력합니다. 0.792
회사는 친환경 디자인을 위해 고
객과 협력합니다. 0.830
회사는 공급업체에게 녹색 가이드
라인을 제안합니다. 0.827
회사는 공급업체 내부 관리에 대
한 환경 감사를 실시합니다. 0.759
회사는 정기적으로 공급업체에 대
한 환경 감사를 실시합니다. 0.842
회사는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
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775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환경 기준
이 고려됩니다. 0.786
회사는 녹색 디자인과 제품에 대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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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요인들의 개념이 다른 요인들의 개념과 중복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잘 

한 고객 만족을 보장합니다.
회사는 독성 및 위험 물질의 분산
과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에 
관여합니다.

0.789

환경
친화적 
행동

퇴근하기 전에 컴퓨터, TV 모니터 
등의 전기 기구를 끕니다. 0.729

0.884 0.893 0.523

나는 빈 사무공간을 떠날 때 불을 
끕니다. 0.777
나는 직장에서 쓰레기를 분류하고 
재활용합니다. 0.783
나는 직장에서 자재를 절약합니다 0.863
나는 직장에서 자재를 재사용합니
다 0.737
나는 물을 절약하기 위해 화장실 
물 사용을 제한합니다. 0.777
나는 누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
입니다. 0.787
나는 재활용 가능한 재료(예: 캔, 
종이, 병, 배터리)를 재활용 상자
에 넣습니다.

0.725
나는 조직의 환경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관리자 및/또는 환경 위원회
에 환경 친화적인 관행에 대해 제
안합니다.

0.796

환경
성과

회사의 환경상황이 개선됩니다. 0.855

0.937 0.938 0.694

대기 배출 감소에 기여합니다. 0.856
고체 오염의 감소에 기여합니다. 0.844
위험유해독성 물질의 소비를 줄이
는 데 기여합니다. 0.850
환경 사고 발생 빈도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0.831
호텔의 환경 관리는 쓰레기를 줄
입니다. 0.815
 호텔의 환경 관리는 에너지 사용
을 절약합니다. 0.780
호텔 내 환경 관리로 인해 재생 불
가능한 재료, 화학 물질 및 구성품
의 구매가 감소합니다.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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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AMOS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Fornell & Larcher(1981)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각 측정문항들의 적재값이 
0.65에서 0.85 사이의 값으로만 나타날 경우 타당성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Henseler et al., 2015). 따라서, Henseler et al.(2015)은 PLS 방식에서 
도출되는 상관관계의 HTMT(heterotrait-monotrait) 값을 판별타당성 검증 방식으로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만족, 정서적 만족, 충성도와 같이 개념적으로 유사한 
요인들을 포함한 구조에서는 임계값을 0.9로 제안하였고, 그 이외에는 0.85를 기준치
로 제시하였다(Henseler et al., 2015). 즉 두 요인 간의 HTMT 값이 모두 0.85보다 
작으면 판별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할 있다. 이렇게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
하여 <표 3>과 같이 각 요인들 간의 HTMT 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기준치 0.85보
다 낮았기에 본 연구의 요인들 간의 판별타당성은 확인되었다.

<표 3> 판별타당성 분석

구분
친환경 

인적자원
관리

친환경
 공급망관리

환경친화적 
행동 환경성과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친환경 
공급망관리 0.788

환경친화적 행동 0.717 0.763
환경성과 0.842 0.815 0.804

4.3 가설검증
4.3.1 구조모형의 분석

Hair et al.(2019)은 PLS를 통한 구조모형 분석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
하여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결정계수(R²), 예측 적합성(Q²)을 확인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분산팽창요인은 요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사하는 지수로 
부분 회귀방정식을 적용하는 PLS 방식에서는 분산팽창요인을 검토해야하고, 일반적으
로 분산팽창요인 지표가 5를 초과하지 않으면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3이
하일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Hair et al., 2019). 본 연구에서의 각 측
정문항들의 분산팽창요인은 모두 5이하였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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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와 함께, 결정계수(R²)는 설명력으로 기준치인 0.25보다 낮을 경우 설명요
인들이 종속요인을 설명하는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Cohen, 1988). 예측적합성
(Q²)은 선행요인들이 종속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서 선행요인들의 예측정확도
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값이 0보다 크면 선행요인들이 종속
요인을 예측하는데 적합하다는 의미이며, 0보다 작을 경우 예측정확도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Chin et al., 2008). 이러한 결정계수와 예측적합성 기준을 바탕으로 <표 
4>에서와 같이, 각 선행요인들의 결정계수는 높게 나타났으며, 예측적합성도 모두 기
준치 0보다 크게 산출됐기 때문에 예측성이 있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합도 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친환경 인적자원
관리는 친환경 공급망 관리(β=0.860, p<0.001)와 환경성과(β=0.217,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환경 인적자원관리는 친환경행동에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역시 친환경 인적자원관리가 친환
경행동을 매개로 환경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가설 H1, H2은 채택되었고, H4, H5은 기각되었다. 친환경 공급망 관리에서는 친환경 
공급망 관리가 환경성과(β=0.532, p<0.001)와 친환경행동(β=0.505, p<0.01)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환경 공급망 관리가 친환경행동을 매
개로 환경성과(β=0.108, p<0.05)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러므로 가설 H3, H6, H7은 채택되었다.

<표 4> 구조모형의 가설검증 결과

*p<0.05, **p<0.01, ***p<0.001

4.3.2 조절효과 분석
경영진의 지지를 적용하여 <표 5>와 같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경영진의 지지

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와 환경성과 간의 관계 및 친환

경로 경로
계수 t 값 결정

계수
예측

적합성
H1.친환경 인적자원관리 → 친환경 공급망관리 0.860 29.820*** 0.740 0.735
H2.친환경 인적자원관리 → 환경성과 0.217 2.654** 0.798 0.664
H3.친환경 공급망관리 → 환경성과 0.532 4.875*** 0.798 0.664
H4.친환경 인적자원관리 → 친환경행동 0.244 1.773 0.527 0.445
H5.친환경 공급망관리 → 친환경행동 0.505 3.462** 0.527 0.445
H6.친환경 인적자원관리 → 친환경행동→ 환경성과 0.052 1.406
H7.친환경 공급망관리 → 친환경행동 → 환경성과 0.108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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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공급망 관리와 환경성과 간의 관계에서 조절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
를 위해 조절요인이 연속형인 관계로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와 경영진의 지지 간의 상
화작용 효과 및 친환경 공급망 관리와 경영진의 지지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
다. 분석결과,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와 환경성과 간의 관계에서 경영진의 지지는 조절
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친환경 공급망 관리와 환경성과 사이에는 경영진의 지지(β
=0.175, p<0.05)가 조절효과를 보였다. 즉 가설 H8은 기각되었고, H9은 채택되었
다. 이는 친환경 공급망 관리에서 경영진의 지지가 있을 경우 더 높은 환경성과를 달
성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표 5> 조절효과의 가설검증 결과
경로 경로

계수 t 값 채택
결과

H8.친환경 인적자원관리×경영진의 지지 → 환경성과 0.136 1.494 기각
H9.친환경 공급망관리×경영진의 지지 → 환경성과 0.175 2.013* 채택

*p<0.05

V.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와 친환경 공급망관리는 각각 인적자원관리와 운영관리 분야의 
학자와 실무자의 의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와 친환
경 공급망관리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천하여 직원의 친환경 행동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환경성과에 긍정적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친환경 인적자원관와 친환경 공급망관리가 직원의 친환경 행동을 유도
하였을 때, 경영진의 지지가 조절변수로 작용할 때에 환경성과와의 유의미한 영향 관
계를 형성하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증명을 통하여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친환경 인적자원관리는 친환경 공급망관리(β
=0.860, p<0.001)와 환경성과(β=0.217,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H1과 가 H2는 채택되었다. 반면에 친환경 인적자원관리는 친환경행동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친환경 인적자원관리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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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동을 매개로 환경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어 H4,H6
은 최종 기각 되었다. 하지만, 환경지식과 인식은 직원의 친환경 실천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Safari et al., 2018)가 있으므로, 직원들에 대한 체
계적인 친환경 교육을 진행한다면 향후 연구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
으로 환경성과의 결과에 매우 중요한 친환경 실천에 참여하려는 직원의 의도를 유발
하는 요인을 조사해야하며(Chan et al., 2012), 친환경 행동과 관련된 직원의 동기부
여에 관해 보상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Kim et al.,2019). 
친환경 공급망관리에서는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이 환경성과(β=0.532, p<0.001)와 
친환경행동(β=0.505,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므로 H3과 H6는 채택되었다. 
또한, 친환경 공급망 관행이 친환경행동을 매개로 환경성과(β=0.108, p<0.05)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H7은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
를 통해 회사의 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인 공급망 도입 및 친환경 경영 확대가 직
원들의 친환경 행동 및 환경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영진의 지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와 
환경성과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아 H8은 기각되었고, 친환경 공급망 
관리와 환경성과 사이에는 경영진의 지지(β=0.175, p<0.05)가 유의한 조절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H9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환경에 대한 규제
가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의 친환경공급망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환경성과를 
이끌어 올 수 있는 반면에 직원들의 친환경 행동이나 친환경활동을 실행할 때에 조직
이나 회사의 적절한 보상이나 인센티브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5.2 시사점 및 한계점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인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와 친환경 공급망관리의 이론에 대해 정리하고 선
행 연구 사례들을 토대로 실행 가능성을 높여 호스피탈리티 산업에 최초로 적용한 연
구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와 친환경 공급망관리
의 관행이 호텔종사자들의 친환경 행동을 매개로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경영진의 
친환경 정책 지지를 통해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되리
라 기대된다. 셋째, 선행 연구들은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와 친환경 공급망관리와 관련
된 상호 작용에 아직까지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는 친환경 인재경영의 주요 요
인들을 파악하여 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데 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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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친환경행동 증진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인적자원관리 

관행이 친환경 공급망 관리 및 환경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여 경
영진 차원에서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칙들을 제정해 적극적인 친환경 활동을 지원하
고 조직의 친환경 목표, 정보 및 가치를 관리할 수 있다. 둘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직원들의 친환경 참여에 대한 인식 및 체계적인 친환경 교육을 조성해 직원의 적극적
인 친환경적인 행동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호텔들은 
본 연구를 통해 환경 문제를 인력 관리의 주요 모듈에 통합하고 직원의 친환경 성과
를 배양하여 동기 부여, 평가하며 친환경 경영 행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제공
하는 등 표준화된 시스템을 개발 할 수 있다. 넷째 기업의 친환경경영 및 목표를 성
과평가제도에 통합하고, 직원들에게 환경목표 달성 또는 환경성과 향상을 위한 정기
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동기부여 차원의 보상과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야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과 헌신을 높이기 위해 모든 직원에게 지속적
으로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친환경 문화를 실천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환대를 위해 가
장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내의 호텔에 종사하는 호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
나 대부분 3~5성급 호텔의 종사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일반화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친환경 인적자원관리와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의 환경 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자 및 경영진과의 심층 인터뷰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각 호
텔들의 환경 성과 측정에 대해 그들의 환경적 성격을 구현해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한다면 향후 연구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친환경 인적자원관
리와 친환경 공급망관리 관행의 통합이 지속가능한 환대(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와의 
상관관계에 관해 연구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해관계자(소비자, 공급업체)와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호텔들의 친환경 
관행을 통하여 고객들이 느끼는 브랜드 인지도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와 함께 진행된
다면 친환경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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