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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핵심용어
본 연구의 목적은 호텔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지도를 근거로 호텔상사의 진성리더십과 감성리더십이 조

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형성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을 통해 관련 

문헌으로부터 리더십과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개념 및 구성 요인을 정립하고, 변수들 간의 관

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5성급 호텔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

상으로 하여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를 사용하여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각 변

수간의 상관계수의 산출에 근거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과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변량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호텔상사의 진성리더십과 감성리더십은 호텔종사자의 조직몰입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호텔상사의 진성리더십과 감성리더십은 호텔종사

자의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호텔종사자의 호텔조직에 대한 몰입

이 그들의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텔관리자가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

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호텔종사자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안정감과 보람을 느끼게 되고, 자연히 

이직의도는 감소할 것이므로 호텔관리자의 바람직한 리더십 발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 강조된다. 개인이 지각하는 몰입의 정도에 따라 이직을 고려하는 것처럼 인적의존도가 높은 호텔기업

의 특성상 호텔의 경영자 및 상사들은 종사자들 모두가 호텔의 유형 자산임을 인식하여 불필요한 이

직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진성리더십, 

감성리더십, 

조직몰입, 

의직의도

ABSTRACT KEY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entic leadership and emotional 
leadership of hotel boss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based on the awareness of 
employees working in hotels. For this purpose, the concept and composition fac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were established from the related literature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as derived. The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entic leadership and emotional leadership of hotel leade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SPSS was used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related variables. The 
validity verification and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using AMOS program were conduct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uthentic leadership and 
emotional leadership of hotel leader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hotel employee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authentic leadership and emotional leadership of hotel 
leader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hotel employees. Third, the hotel 
employees' commitment to hotel organizat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ir turnover intention. If a 
hotel manager has good leadership, the hotel workers feel stable and rewarding in their job. Naturally, turnover 
intention will decrease, so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desirable leadership of hotel managers is very 
important. Due to the nature of hotel companies with high human dependence, managers and bosses of hotels 
need to reduce unnecessary turnover by recognizing that all employees are tangible assets of hot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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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재 전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항공업과 크루즈업 및 호텔업 등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호텔업계도 인적자원관리를 통하여 슬기롭게 대처해야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리더가 자신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는지는 많은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형민 등, 2015). 조직 내에서의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김예성 

· 신제구, 2018). 어느 한 사람의 리더보다는 구성원 각자가 리더처럼 행동하며,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조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구성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리더와 구성원 전체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김주하 등, 2019).

경쟁이 심화하는 글로벌 경영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주체인 인적자원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호텔기업의 경우 종사자에 

의한 인적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타 업종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조직에서의 변화는 리더의 역할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조직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주요 이슈가 되었다(변재우 · 고재윤, 2017). 그러므로 호텔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연구(김태욱 · 윤성길, 2018; 이홍규, 2017; 권용주 · 김지은, 2017)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경영진의 비도덕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고 효율과 성장 및 이윤의 극대화만을 강조하는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진성리더십이다(지인현 · 김정원, 2019). 진성리더십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자아를 인식하고 

규제하는 리더를 의미하며,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더욱 선명하고 개방적이고 친숙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Kernis, 2003). 그러므로 회사의 상사가 보이는 태도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성을 부하들이 인지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이양희 등, 2014). 다양한 리더십의 유형 중 감성리더십은 최근 가장 화두가 되는 리더십 중 하나이며, 리더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파악하고 구성원의 감성을 이해하고 배려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조직 구성원들과 관계를 형성해 조직의 

감성역량을 높이는 능력을 말한다(Goleman et al., 2002). 조직경영에 있어 리더에 의한 구성원들의 감성관리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리더의 감성리더십은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의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최현정, 2019).

조직몰입과 이직의도는 조직 행동 분야에서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는 대표적인 태도적 개념으로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지인현 · 김정원, 2019). 조직은 종사자의 불행감을 해소시키고,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를 개선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직의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복리후생 등의 외적 방법과 리더십의 발휘를 통한 종사자들의 

내적 동기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이정아 · 서용원, 2014). 그러므로 진성리더십과 감성리더십이 호텔구성원들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이직의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호텔서비스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호텔종사자들의 이직률이 타 직종에 비해 높아서 호텔경영에 어려움이 많고, 고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호텔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지도를 근거로 호텔상사의 진성리더십과 감성리더십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형성하는가를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호텔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의 변혁적 리더십이나 거래적 리더십 등과는 차별화 된 리더십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호텔기업들의 인사조직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과 호텔기업 

경영조직 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진성리더십

진성리더십은 단기적 성과를 위한 리더십의 스킬을 강조하던 경향과는 달리 리더십의 본질을 삶이나 조직의 존재이유에 대한 

각성과 이 목적을 조직구성원과 공유해서 만들어낸 맥락을 통해서 일궈낸 근본적인 변화에서 찾는다(윤정구, 2019). 진성리더십은 

리더의 성격 및 역량에 초점을 두었고, 리더의 행동유형과 리더십상황 및 리더와 구성원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일 

등, 2019). 진성리더는 자신의 탐욕이 아니라 조직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자원들을 최적화시켜 구성원과 함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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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나간다(Leroy et al., 2012). 

국내에서 진성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이후부터이며,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술혁신의 흐름 

앞에서 기업의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대기업의 도덕성 결여는 기업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었다(지인현 · 김정원, 2019). 

이병진(2019)은 진성리더십은 이전의 리더십과는 몇 가지의 차별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 비전 

혹은 목표를 강조하였고, 카리스마 리더십의 경우 보통의 것들과는 다른 특별한 비범함을 강조하였고, 서번트 리더십의 경우 

희생정신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진성리더십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가치와 철학에 의거하여 언행일치를 보여 줌으로써 

구성원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고자 하는 리더십의 유형이다. 

Avolio et al.(2004)은 진성리더십은 긍정적인 정서, 희망, 낙관주의, 신뢰 및 동일시 등을 통해 부하직원들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Kernis(2003)의 연구에서는 진성리더십은 자아인식, 자아 관련 정보의 편견 없는 수용, 자기 내면의 

신념 · 가치와 일치하는 진정성 행동 및 진정성에 기초한 대인관계의 형성 등 네 가지 차원으로 설명된다고 주장하였다. 진성리더십

을 지닌 리더들은 자신이 믿는 가치관과 일관되게 행동하며 난관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감과 용기를 보여줌으로써 부하직원

들을 격려하여 이들로 하여금 신뢰와 존경심을 얻는다. 이를 통한 부하의 자발적 이직의도를 낮추며 솔선수범을 기반으로 하는 

진성리더십은 부하직원들에게 기회와 정서적 안정을 제공한다(안순희, 2017). 그러므로 이들은 궁극적으로 직무에 대한 경쟁력 

증대를 위한 열의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들의 리더에게 보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Peterson et al., 2012).

2. 감성리더십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유형들 중 감성리더십은 감성과 정서에 초점을 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신뢰와 

존중, 열정과 즐거움으로 에너지 넘치게 하고 구성원의 동기부여는 물론 조직의 상황과 분위기 개선 및 조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김현정, 2019). 감성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리더십 연구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성재환 등, 2019). Bradberry ＆ Greaves(2011)는 감성리더십이 모든 업무활동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라고 주장하였다. 조직경영 분야에서 감성리더십이 

조직 구성원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주제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Caruso & Salovey, 2004). 이 연구에서 높은 

감성지능을 보유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리더는 자신의 감성과 타인의 

감성을 잘 이해하는 감성지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성의 이해와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최현정, 2019).

Goleman et al.(2002)은 감성적 리더들에 의해 발휘되는 리더십을 감성리더십이라고 하였으며, 감성적 리더는 자기관리능력, 

사회인식능력 및 관계관리능력이 뛰어난 리더를 말한다고 하였다. 그는 감성리더십을 자기인식, 자기통제, 사회적 기술 및 관계관리

의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노순배, 2019). 

감성리더십은 개인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Nikolaou & Tsaousis(2002)는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근무환경에 대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덜 느껴 조직몰입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George(2000)는 높은 감성지능을 소유한 리더는 부하들로부

터 신뢰와 협력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감성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리더의 경우, 감성지능이 높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의 감성을 

잘 인식하고 관리하고, 높은 관계 관리 능력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간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조직성과 향상뿐 아니라 조직몰입도 

이끌어낼 수 있다(Abraham, 1999). 

3. 조직몰입

Lambert et al.(2007)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과 수용, 자발적으로 조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 

및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계속 남으려는 강한 욕구 등을 조직몰입이라 하였다. 특정한 조직이나 혹은 조직의 목표 및 구성원에게 

바라는 기대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몰두할 수 있느냐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조직몰입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배경에는 높은 조직몰입을 가진 종사자일수록 직무수행의 성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 때문이다(홍석도 · 정라나, 2014). 조직몰입은 조직의 성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경력에 대한 영향도 크기 때문에 개인에게도 중요하다. 기업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몰입하여 성과를 향상하기를 기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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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개인과 조직간의 심리적 계약과 구성원의 조직몰입이 점차 약화되어 외부노동시

장에서 고용될 가능성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기존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Benson, 2006). 

조직의 목표달성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역할 외 행동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구성원의 자발성이 요구된다(McCormick & 

Donohue, 2016). 이러한 자발성은 조직몰입에 근거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과 성장 측면에서 구성원의 조직몰입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이의연, 2019). 윤종민(2019)은 최근의 경력 관련 변화를 고려할 때 현대의 기업은 조직몰입에 대한 관점을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현대의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가치를 강조하여 조직 목표와 가치관에 대해 구성원의 

공감을 끌어내고 동시에 구성원 개인의 성장과 발전 기회 제공을 제안하여 조직몰입을 높이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Walumbwa et al.(2008)은 미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변혁적 리더십과 윤리적 리더십 및 진성리더십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진성리더십이 다른 리더십에 비하여 조직몰입, 상사신뢰 및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Avolio & Gardner(2005)는 진성 리더의 행동은 진실하게 구성원을 대하기 

때문에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며, 진성 리더와 일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력을 인식함으

로써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직의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여 조직에 대한 깊은 몰입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진성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K1iuchnikov(2011)는 진성리더십이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4. 이직의도

구성원들의 이직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다. 조직에서는 이직이 발생됨으로써 기존에 

유지해오던 시스템 운영의 중단이나 차질이 빚어지게 되며, 나아가 구성원 개인의 능률을 저해하고 낮은 생산성까지 이어질 

수 있다(Nyberg & Ployhart, 2013). 이직은 높은 수준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포함하므로 부정적인 효과를 더 증가시키게 되고, 

구성원들의 자발성이 관여하는 이직일 경우 조직성과를 저해하는 효과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Hale et al., 2016).

이직의도란 조직의 종사원이 조직의 더 이상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지금의 직장을 떠나려는 의도를 말하며, 조직관리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개념이다(LeVasseur et al., 2009). 이직의도와 이직을 동등하게 볼 수는 없으나, 이직의도는 이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이직을 잘 예측하는 변수로서 양의 상관성이 있으며, 많은 이직관련 연구들이 이직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Yurumezoglu & Kocaman, 2012). 이러한 이직의도는 이직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 중 하나이며, 

나아가 지각 및 결근 등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반생산적 조직행동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이 존재한다(이웅, 2019). 

조직에 동화되지 못한 채 이방인으로서 조직 생활을 영위하는 구성원들이 증가하게 되고, 직무불만이나 생활 부적응 등을 호소하는 

구성원들이 증가할수록 이직의도 가능성은 높아지며, 결국 높아진 구성원의 이직률은 궁극적으로 기업에 장 · 단기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입히게 된다(Adler & Kwon, 2002). 

이직의도가 이직행동으로 결정되는 중요한 3가지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 경제적 기회 및 작업관련 요인이 있는데, 작업관련 

요인 중에는 특히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Lum et al., 1998). Mowday et al.(2013)은 조직몰입에 

대한 결과변수로 구성원의 이직, 결근, 직무태도 등이 있다고 하였다. 조직몰입은 구성원이 조직에 남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변인이므로 이직 의도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조직 구성원이 이직 상황에 놓이기 전에 조직 몰입은 저하되고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의지가 상실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Payne & Huffman, 2005).

III. 연구 설계

1. 가설 설정 및 연구모형

지인현 · 김정원(2019)의 연구에서는 진성리더십의 요인인 자아인식과 내면화된 도덕관점 요인이 정서적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김진영(2019)은 국내 항공사 3개사와 외국 항공사 2개사의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진성리더십의 요인 중 자아인식, 관계적 투명성 및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 요인들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진성리더십과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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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진성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비스산업에서의 감성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연구한 강규철 · 오영호(2017)는 경기도 지역의 대형 외식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감성리더십의 자기인식능력과 관계관리능력 요인은 조직몰입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배현숙 · 유양호(2016)는 항공사 객실서비스를 주도하는 팀장의 감성리더십

이 팀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감성리더십의 관계관리능력과 자기관리능력 요인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감성리더십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감성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성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으나, Kiersch ＆ Byrne(2015)은 진성리더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추종자들을 대우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그들의 이직의도를 낮추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정훈 · 차정익

(2015)은 서비스업 및 유통운송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에서 진성리더십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미영 · 윤천성(2016)은 서울, 인천, 경기 및 대전지역 피부미용실에 근무하는 피부미용종사자를 

연구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진성리더십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남규(2017)의 연구에서 

진성리더십의 요인 중 관계투명성, 도덕적 관심 및 자아인식 요인이 위탁급식 전문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진성리더십과 

이직의도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진성리더십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조직에 있어서의 리더의 역할이란 속해있는 집단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집단의 구성원들과 활동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들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하며, 감성에 민감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능숙하다(김은아, 2018). 신경희(2018)의 연구에서는 항공기 객실사무

장의 감성리더십 구성요소 중에서 자기관리 및 사회적 인식 요인이 승무원의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석(2015)은 휴면서비스조직의 감성리더십이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감성리더십과 이직의도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감성리더십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성과작업장에 대한 조직행동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소진(Burn-Out)과 이직률을 낮춰주고 조직의 공동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조직몰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Stazyk et al., 2011). McCormick & Donohue(2016)는 구성원의 

조직몰입 수준을 통해 구성원의 조직 이탈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조직몰입이 높은 개인은 자신이 소속된 

조직내 구성원으로 잔류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져 조직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할 용의가 있으며, 조직의 가치를 

수용할 의사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이민 등(2019)은 서울지역의 특급호텔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 타 부서에 비하여 인적자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종사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식음조리부서를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몰입이 이직의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선행변수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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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 조직몰입

이직의도

진성리더십

감성리더십

H 5

H 4

H 3

H 2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5성급 호텔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원들에게 직접방문을 시켜 설문지를 배포 및 수집하였다. 6개의 호텔에 

각각 50부씩 총 3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249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83%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그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중심화 경향과 같은 불성실 응답이 포함된 설문지 11부는 통계분석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 

238부의 설문응답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진성리더십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가치와 철학에 의거하여 언행일치를 보여 줌으로써 구성원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고자 하는 리더십"으로 변수는 Walumbwa et al.(2008)에 근거하여 외식업 종사자를 측정하기 위해 신동진 등(2019)이 

번안한 항목을 활용하였다. 

감성리더십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에 의해 발휘되는 리더십"으로 그 측정도구는 Goleman et al.(2002)의 변수를 참고하

여 신동진 등(2019)이 번안한 항목으로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 및 구성원에게 바라는 기대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몰두할 수 있느냐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직의도는 "조직의 종사원이 조직의 더 이상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지금의 직장을 떠나려는 의도"를 말하며, Jang & 

George(2012)의 설문 항목을 바탕으로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구의 검증을 위하여 SPSS 23.0을 사용하여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각 변수간의 상관계수의 산출에 

근거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과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변량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실증 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자료의 인구통계 분포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238명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52.3%, 여성이 47.7%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2.4%, 30대가 33.1%, 40대 이상이 24.5%이었다. 직급별은 사원급 46.5%, 대리급 29.7%, 과장급 11.6%, 차장급 

이상이 12.2%의 비율로 나타났다. 근무부서로는 식음료부가 43.5%, 객실부가 34.1%, 마케팅부가 7.2%, 그 외 부서가 15.2%로 

구성되어 있음을 빈도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도표에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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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여성

124
114

52.3
47.7

연령별
20대
30대

40대 이상

100
79
59

42.4
33.1
24.5

직급별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차장급 이상

111
71
27
29

46.5
29.7
11.6
12.2

근무부서별

식음료
객실

마케팅
그 외 부서

104
81
17
36

43.5
34.1
7.2
15.2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2.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연구 모형 및 가설을 구성하고 있는 연구 변인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각 설문 척도와 연구 변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를 측정하였다. 신뢰성 검증결과는 각 

항목들의 Cronbach's α값은 0.7을 상회하고 있어 대체로 신뢰성이 높은 척도로 판단되었다. 남은 항목을 대상으로 연구 단위별 

측정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용된 측정 개념의 설문 척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내용적 타당성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 인 변 수
경로
계수

다중
상관치

표준
오차

t-값
복합

신뢰도b
AVEc

진성리더십 

상사는 부하에게 진솔하게 행동함

상사는 행동과 신념이 일치함

상사는 신념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함

상사는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안함

상사는 부하에게 진정성이 있음

상사는 부하에게 피드백을 구함

상사는 가치와 일관되게 행동함

 1.000a

1.152

1.141

1.119

1.128

1.115

1.142

.452

.541

.548

.463

.532

.521

.456

-

.136

.174

.135

.125

.114

.152

-

3.214

3.635

4.328

4.496

3.257

3.291

0.758 0.724

감성리더십

상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함

상사는 자신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평가

상사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애정을 가짐

상사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함

상사는 팀워크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음 

 1.000a

1.152

1.136

1.142

1.139

.554

.536

.428

.569

.674

-

.252

.269

.374

.246

-

5.241

4.365

3.654

5.327

0.806 0.764

조직몰입

내가 근무하는 호텔이 자랑스럽게 느낌

우리 호텔종사자들은 가족 같이 느낌

내가 근무하는 호텔에 소속감이 큼

 1.000a

1,120

1.107

.547

.539

.647

-

.163

.142

-

6.321

5.967

0.753 0.774

이직의도

나는 자주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함

다시 선택하면 현재의 회사를 선택안함

나는 다른 직장을 찾고 있음

 1.000a

1.232

1.221

.563

.364

.456

-

.114

.121

-

4.365

5.324

0.814 0.753

a: 측정변수들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 분석시 1.0의 값이 지정된 것임을 나타냄
b: 복합신뢰도=(∑표준부하량)²/[(∑표준부하량)²+∑측정오차]
c: 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표준부하량²/[∑표준부하량²+∑측정오차]

<표 2> 변수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각 변수의 분산설명력은 진성리더십은 71.257%, 감성리더십은 69.578%, 조직몰입은 65.243%, 이직의도는 67.268% 등으로 

나타났다. 수렴타당성 분석은 복합신뢰도와 분산추출값(AVE)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에서는 복합신뢰도는 모든 

요인들이 0.7이상으로 조사되었기에 수렴타당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2>에서 보면 상관계수 제곱이 분산추출값보다 작아 연구에 사용된 모든 개념은 판별타당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김계수, 

2017). 따라서 개념간 판별타당성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 적합도가 χ2=364.548, RMR=.049, GFI=.904, 

AGFI=.889, CFI=.912, NFI=.923으로 나타나 적합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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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념 1 2  3 4

1. 진성리더십 0.724

2. 감성리더십 0.510(0.714) 0.764

3. 조직몰입 0.475(0.689) 0.476(0.690) 0.774

4. 이직의도 0.389(0.624) 0.407(0.638) 0.558(0.747) 0.753

주: 대각선 볼드체로 되어 있는 수치는 분산추출값, 괄호안에는 개념간 상관계수의 값, 괄호옆에는 구성개념간 상관자승치임

<표 3> 상관관계 분석결과

3. 연구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성리더십과 감성리더십,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대하여 각각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조모형의 결과에 대한 적합도는 χ2=452.741, p=.000, 

GFI=.911, AGFI=.891, RMR=.047, NFI=.903, CFI=.928로 최적의 모형이 도출되었다.

.278(3.571) 조직몰입

이직의도

진성리더십

감성리더십

-.287(-3.706)

-.131(-2.059)

-.252(-2.879)

.157(2.206)

모델적합도: χ2 = 452.741, p=.000, RMR=.047, GFI=.911, AGFI=.891, CFI=.928, NFI=.903
(  )앞에는 경로계수이며, (  )안은 t값을 의미함

<그림 2>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설 1의 검증으로 진성리더십과 조직몰입에 대한 설명력 분석에서는 진성리더십이 조직몰입에 경로계수

=.278, t-value=3.571로 나타나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설 2의 감성리더십과 조직몰입에 

대한 설명력 분석에서는 감성리더십이 조직몰입에 경로계수=.157, t-value=2.206으로 나타나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3에 대한 검증에서는 진성리더십과 이직의도와의 설명력 분석에서는 경로계수=-.252, t-value=-2.879

로 나타나 진성리더십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가설 4의 검증으로 

감성리더십과 이직의도에 대한 설명력 분석에서는 감성리더십이 이직의도에 경로계수=-.131, t-value=-2.059로 나타나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5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대한 설명력 분석에서는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는 경로계수=-.287, t-value=-3.706으로 나타나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가설은 채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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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경로계수 t값 가설채택여부

1 진성리더십 → 조직몰입 .278 3.571
* 채택

2 감성리더십 → 조직몰입 .157 2.206
* 채택

3 진성리더십 → 이직의도 -.252 -2.879
* 채택

4 감성리더십 → 이직의도 -.131 -2.059
* 채택

5 조직몰입 → 이직의도 -.287 -3.706
* 채택

*p<0.001

<표 4> 제안모델의측정결과

V. 결 론

본 연구는 호텔상사의 진성리더십과 감성리더십이 호텔종사자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주제를 설정하게 된 동기는 호텔서비스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호텔종사자들의 이직률이 타 직종에 비해 

높아서 호텔경영에 어려움이 많고, 고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호텔기업에서 관리자의 진성리더십과 감성리더십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개념적 

고찰을 통해서 호텔기업의 진성리더십과 감성리더십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변수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 · 분석하여 호텔기업의 경영전략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으로는 독립변수를 진성리더십과 감성리더십으

로 선정하여 조직몰입과 이직의도간의 관계를 도출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호텔상사의 진성리더십과 감성리더십은 호텔종사자의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사의 진정성 있는 행동과 배려심 깊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이것을 경험하는 종사자들의 조직에 

대한 몰입은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호텔상사의 진성리더십과 감성리더십은 호텔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성리더십과 감성리더십의 발휘를 통한 긍정적 영향은 호텔종사자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조직몰입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호텔종사자의 호텔조직에 대한 몰입이 그들의 이직의

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호텔종사자가 그들의 조직에 몰입하면, 호텔종사자의 

이직의도 수준은 감소하고 조직이 설정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상사의 진성리더십과 감성리더십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조직몰입이 감소하고 이직의도를 

불러오게 된다. 그러므로 호텔조직에서는 이직을 예방하고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성리더십과 감성리더십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 차원의 관리와 관심은 호텔종사자들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애사심과 소속감을 인식하여 호텔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호텔관리자가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호텔종사자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안정감과 보람을 느끼게 되고, 자연히 이직의도는 감소할 것이므로 호텔관리자의 바람직한 리더십 발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 오늘날 호텔기업들은 종사자의 몰입 정도를 높여 종사자 개개인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호텔에서 이직의도를 줄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적합한 조직문화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호텔기업의 노력은 곧 종사자들의 이직의도의 감소와 조직몰입의 증진으로 이어져 호텔기업의 경영성과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개인이 지각하는 몰입의 정도에 따라 이직을 고려하는 것처럼 인적의존도가 높은 호텔기업의 특성상 호텔의 경영자 

및 상사들은 종사자들 모두가 호텔의 유형 자산임을 인식하여 불필요한 이직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설문대상이 제한적이었다. 타 도시와 구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서울에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직급이 낮은 사원급과 대리급이 많은 

분포를 차지한 점이다. 둘째,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리더십과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역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기

에 호텔종사자들의 이직률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직원인분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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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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