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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직장 내
무례함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직장에서 무례함을 경험하였으며, 그중 3.2%는 매일
무례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opclass Chosun 2022).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무례함은 만연한 현상

이며, 다양한 산업과 직군의 종사원들이 직장 내 무례함의
해로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지
난 30여년간조직행동분야에서는직장이라는환경에서발
생하는 여러 부당한 대우(workplace mistreatment)에 대해 주
목해왔는데, 종사원 개인부터 관리자, 고객, 기업, 지역사회

에까지 미치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으로 인해 현재까

지도 많은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주요한 관심을 받고 있다

(Cho M 등 2016; Schilpzand P 등 2016). 한편, 직장 내 부당
대우 중에서도 무례함(incivility)은 공격성, 따돌림, 괴롭힘, 
폭력과 같은 직접적인 공격성을 나타내는 행동보다는 상대

적으로 간과되어왔다(Zhou ZE 등 2019). 상대에게 해를 입
히고자 하는 의도가 무례 행동의 주체, 주변인, 대상(target)
에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호하며, 다른 형
태의 부당대우보다 사소하고 낮은 강도의 일탈 행동(deviant 
behavior)이라는 특징 때문이다(Andersson LM & Pearson 
CM 1999). 하지만 Andersson LM & Pearson CM(1999)의 연
구에서 무례함이 조직 내 더 만연한 현상이며, 반복될수록
더 강하고 노골적인 공격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

며, 이를 시작으로 직장 내 부당대우의 새로운 연구 영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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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목받게 되었다. 
환대산업은 감정노동이나 타인과의빈번한상호작용이요

구되는 직무 환경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종사원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무례함과 같은 직장 내 부당대우가 만연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Madera JM 등 2018; Zhou Y 등 2021). 특
히 특급호텔에서는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명확한 직

급 체계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고객과의 상호작용 역시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종사원은 직장에서 상사, 동료, 고객 등 다
양한 원천에 의해 무례한 대우를 경험할 수 있다. 조직 구성
원에 의한 무례함이 상사, 부하직원 간의 전통적인 직급

(Miller NE 1941)에 의해서 또는 스트레스가 극심한 환경에
서 열악한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고객의 무례함
은단기적이고익명을전제로하는관계를토대로해를입히

려는뚜렷한의도보다자신의불만사항을표출하기위해자

신보다 암묵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종사원에게 두려움 없

이무례한행동을 하는것(Sliter M 등 2010)으로 볼수있다. 
하지만 직장 내 무례함은 그 원천과 무관하게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행동이며(Cortina LM 등 2001), 종사원
은무례한대우를경험한불쾌한상황에서도고객과다른구

성원에게 조직의 긍정적인 감정표현을 준수해야 하므로
(Grandey AA 등 2007) 일상의 골칫거리와 같은 반복적인 무
례 경험은 종사원에게 감정적, 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라 할 수 있다(Cortina LM 등
2001). 
직장 내 무례함은 종사원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서적 반응

을 초래한다. 상대방의 무례한 대우로 인해 부정적 감정이나
정신적 피해를 경험한 종사원들은 이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

하는 과정에서 감정고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Wright 
TA & Cropanzano R 1998), 감정적으로 고갈된 종사원은 신
체적, 정신적으로 지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
문에조직구성원에대한무례행동과고객에대한반생산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Tepper BJ 등 2007; Kim H & Qu 
H 2019). 이 외에도 직장 내 무례함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과
상태는 가정에서도 지속되어 가정에서의 역할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종사원 개인의 능력을 방해함으로써 직장과 가

정에서의 역할이 양립할 수 없도록 한다(Lim S & Lee A 
2011). 
한편, 국내의직장내무례함과관련된연구들은무례함의

단일 원천(Kim MM & Kim BY 2017; Choi WH 2020; Na 
YG & Kim YJ 2021; Choi WH & Jun JK 2022; Choi WH 
& Kim MS 2022)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대다수는 고객의
무례함을 다루었다. 또한, 무례함의 여러 원천을 고려하였더
라도 조직 구성원의 무례함만을 다루었거나(Hong SH 등
2020) 동료, 고객과 같이 일부만을 포함하여(Hur WM 등

2016; Jung SY & Jun JK 2021) 상사, 동료, 고객의 무례함이
종사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전

무하였다. 그러나 국외에서 진행된 Cho M 등(2016), Chen 
HT 등(2021)의 연구에서는 상사, 동료 및 고객의 무례함이
사회적 지위나 조직 내 역할로 인해 종사원에게 각기 다른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여러 원천에 의한 무례함은 종
사원에게 무례 경험이 누적되어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내 특급호텔 레스토랑 종사원을 대
상으로무례원천의차별적영향을고찰하는것은더욱유의

미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 무례 경험이 종사원의 정서적 반

응이라 할 수 있는 감정고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직장 내 무례함으로 인한 감정고갈의 결과로 종사원의
무례 행동과 고객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고의적인 보복행동

인 서비스 사보타주 및 직장 외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일-가정 갈등을 통해 검토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다양한원천에의한직장내무례함으로인해유발

되는 종사원의 감정고갈, 무례 행동, 서비스 사보타주 및 일-
가정갈등간의유기적관계를검토함으로써직장내무례함

연구에 유의미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특급호텔 레스토랑 식음료 부서(F&B) 및

조리부서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조직 구성원과 고객의 무례함을 측정하기 위하
여 조리부서 종사원은 식음료 부서와 유사하게 고객을 직접

대면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뷔페나 오마카세 업장에 근무

하는 이로 한정하여 표본에 포함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
를 검토하기 위해 특급호텔 종사원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문항을 여러 차례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22년 7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었고, 서울 소재 특급호텔 6곳에 각 50부씩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배포에 앞서 각 부서 관리
자에게 양해를 구하였으며, 모든 응답은 종사원의 동의 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각 설문지는 개별
접착 봉투와 함께 제공하여 설문이 완료된 후 봉투에 담아

반드시 밀봉한 다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자에 대한 정
보 및 수집된 자료는 반드시 기밀로 유지될 것을 안내하였

다. 배포된 300부의 설문지 중 총 270부가 회수되었고(응답
률 90.00%), 미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한 총 248부
(유효 응답률 82.67%)로 최종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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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직장 내 무례함이 종사원의 감정고갈, 무례 행동, 서비스

사보타주 및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토대로 다음 4개의가설을 설정하였고, 연구모형
은 Fig. 1과 같다. 

1) 직장 내 무례함과 감정고갈
직장 내 무례함(workplace incivility)은 상대방에 대한 존

중과 배려가 결여된 모든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포함하
는 개념으로써(Choi WH 2020), 대상을 해치려는 모호한 의
도와 낮은 강도가 특징인 대인 간 부당대우의 한 유형이다

(Andersson LM & Pearson CM 1999; Lim S & Lee A 2011). 
서비스 종사원들은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 고객 등 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대인관계에서 무례함을 경험할 수 있는데

(Cortina LM 등 2001; Kang DS & Won SJ 2015), 다양한 원
천에 의한 직장 내 무례 경험은 종사원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거나 직․간접적인 심리적 위협으로 작용하며(Joo JJ 
2017), 반복될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감
정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Spence Laschinger HK 등 2009; 
Cho M 등 2016). 감정고갈(emotional exhaustion)은 직무소진
(burnout)의 핵심구성차원이다. 다른사람과의 과도한 접촉, 
심리적부담및직무요구로인해종사원의감정적자원이고

갈된 상태이자(Seo MS & Kim SH 2002), 스트레스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Cordes CL & Dougherty TW 1993)으로 설명
된다. 특급호텔레스토랑종사원은직무특성상조직구성원, 
고객과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인 감정노동을 수행

해야만하는직무환경에처해있어감정고갈을경험할가능

성이 높다(Seo MS & Kim SH 2002; Baek YJ & Kim BY 
2014).
직장 내 무례함 및 감정고갈과 관련한 연구로, Na YG & 

Kim YJ(2021)은 상사의 무례함이 종사원의 감정고갈, 냉소
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였으며, Hur WM 등(2016)
은 호텔 종사원이 경험한 동료와 고객의 무례함이 감정고갈

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 하였다. 또한, Wang Y 등(2022)은
고객의 무례함이 종사원에게 부정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종사원의 감정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무례함의 여러 원천을 포함하여 그
차별적 영향력을 검토한 연구로, Hong SH 등(2020)은 동료
의 무례함은 항공사 승무원의 감정고갈에 영향을 주지 않지

만, 상사의 무례함이 감정고갈을 증가시킨다고 하면서 구성
원 간 명확한 서열이 존재하는 조직 분위기로 인한 결과로

본 한편, Cho M 등(2016)은 레스토랑 식음료 종사원의 감정
고갈에 고객의 무례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동료의 무
례함보다는 상사의 무례함이 감정고갈에 더 해로운 영향을

준다 하였다. 또한, Chen HT 등(2021)은 상사, 동료, 고객 등
무례함의세원천중상사와고객의무례함만이종사원의감

정고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고객의 무례
함은표면행동을유발하여더큰감정고갈을초래하게된다

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상사, 동료, 고객의
무례함이 종사원의 감정고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직장 내 무례함은 특급호텔 레스토랑 종사원의 감정
고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a: 상사의 무례함은 특급호텔 레스토랑 종사원의 감정
고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동료의 무례함은 특급호텔 레스토랑 종사원의 감정
고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c: 고객의 무례함은 특급호텔 레스토랑 종사원의 감정
고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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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고갈과 무례 행동, 서비스 사보타주
감정적으로 고갈된 개인은 열정을 잃고 극심한 피로나 무

력감을느낀다. 이로 인해 조직과 고객, 직무및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낮은 성과나 태업, 이직
(Kahill S 1988)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무례함
과 같은 직장 내 부당대우로 인해 감정고갈 상태인 종사원

은 자신의 부정적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게 되며, 이
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무례 행동이나 반생산적 과업행동

을 택할 수 있다 하였다(Wright TA & Hobfoll SE 2004; 
Baumeister RF & Vohs KD 2007; Banks GC 등 2012; 
Sakurai K & Jex SM 2012). 감정고갈및무례행동과관련된
연구로 Koon VY & Pun PY(2018)은 감정고갈이 직무 만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종사원의 무례 행동으로
이어진다 하였으며, Kim H & Qu H(2019)는 고객의 무례한
대우가 종사원의 소진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으며, 소진 상태
의 종사원은 고객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에게도 무례하게

행동한다 하였다. 
서비스 사보타주는 고객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자 하는 종사원의 고의적인 부당행위이다. 보복, 의도적인
서비스 속도 변경, 장난 또는 고객에 대한 불만이나 공격성
표현 등으로(Harris LC & Ogbonna E 2006), 대부분 고객의
무례 행동이나 고객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다 하였

다(Cheon DH 2017). 감정고갈 및 서비스 사보타주와 관련된
연구로, Lai MY 등(2020)과 Luo P & Bao Z(2013)는 감정고
갈이 서비스 사보타주와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 하였으

며, Hwang J 등(2021)은감정고갈은 서비스사보타주의중요
한 선행요인이자, 다른 변수와 서비스 사보타주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 변수라 하였다. 국외여행인솔자를 대상으로
한 Cheon DH(2017)의 연구에서는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
서 경험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서비스 사보타주를 행

하게 된다고 하면서, 정서적 소진이 서비스 사보타주에 미치
는 영향력은 감정노동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하였다. 한편, 
Moon TW & Hur WM(2018)는 동료의 무례함이 감정고갈을
통해 서비스 사보타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동료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객에게 전이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고객의 불량행동 및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감정고갈, 서비
스 사보타주 간의 관계를 고찰한 Kim MK 등(2020)의 연구
에서는, 감정적으로 고갈된 종사원은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대우한 고객에게 직접 보복할 뿐 아니라, 비인격적인 상사에
게 직접 보복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상사 대신 고객에게

보복할 수 있다 하였다. 상기 선행연구를 통해 직장 내 무례
경험으로 인한 종사원의 감정고갈이 조직 구성원 대상의 무

례 행동뿐만 아니라, 고객 대상의 고의적인 보복행동인 서비
스 사보타주로이어질 수있음을예측할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감정고갈은특급호텔 레스토랑 종사원의 무례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감정고갈은특급호텔 레스토랑 종사원의 서비스 사보
타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감정고갈과 일-가정 갈등
일-가정 갈등은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되는 다른 역할이

상호양립하기어려운상황으로인해발생하는역할간갈등

이며, 직장에서의 역할 때문에 가정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Greenhaus JH & Beutell NJ 
1985).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고갈은 가정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데(Wagner DT 등 2014), 종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에서 역할에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일관하거나, 가
정에서의 자신의 책임을 피곤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Pluut 
H 등 2022). 이와 관련된 연구로, Kwon DK & Kim MS 
(2015)는 감정고갈은 일-가정 갈등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
수라 하면서 일-가정 갈등을 감정고갈이 직장으로부터 가정
으로전이되어나타난 결과로 보았으며, Choi CS(2013)는감
정고갈 상태의 종사원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도 지친 상

태가 되어 가정에서 원만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가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를 통해본 연구에서도 감정고갈이 종사원의일-가정갈등을
증가시킬 것으로 가정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감정고갈은 특급호텔 레스토랑 종사원의 일-가정 갈
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 이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 목적

과상황에맞게수정과보완을거쳐총 38문항으로구성하였
고, 모든 문항은 Likert 7점 척도(7: 매우 그렇다, 4: 보통이
다, 1: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다. 또한, 성별, 결혼 여
부, 연령대, 근무부서, 근속년수 등을 포함한 연구 표본의 일
반적 특성 5문항을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직장 내 무례함은 Andersson LM & Pearson CM(1999)의

연구에 의거하여 ‘상호 존중에 대한 직장 내 규범을 위반하
는 대상(target)을 해칠 의도가 모호한 저강도의 일탈 행동으
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결여된 종사원의 무례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조직 구성원 간 발생하는 무례
함에 대한 정의로써, 고객의 무례 행동에 대한 것은 포함하
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객의 무례함을 ‘상호 존중에 대한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대상을 해칠 의도가 모호한 저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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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 행동이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결여된 고객의
무례한 행동’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ho 
M 등(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직장 내 무례함(experienced 
incivility)을 조직 구성원인 상사, 동료 그리고 조직 외부인
인 고객의 무례함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직장에서 지
난 6개월간 경험하였던 상사, 동료, 고객의 무례 행동을 상
기하며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직 구성원인 상사와
동료의 무례함은 Cortina LM(2001)의 직장 내 무례함 척도
(workplace incivility scale; WIS)를 사용하였다. WIS는 국
내․외연구에서 직장 내무례함을 측정하기위해 가장 보편

적으로 사용되는 척도로, 원천의 구분 없이 통합하여 측정한
다. 다수 선행연구(Cho M 등 2016; Zhou ZE 등 2019; Chen 
HT 등 2021)에서 무례 원천을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상사, 동료를 구분하여 각 6문항, 총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나의 상사는(또는 나의 동료는) ‘나를 깎
아내리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무시한 적이 있다’, ‘나의 소관
업무에 대한 판단을 의심한 적이 있다’ 등이다. 고객의 무례
함은 Burnfield JL 등(2004) 및 Sliter M 등(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고객은 ‘나에게 화를 냈다’, ‘나를
열등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대했다’, 등의 6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감정고갈은 업무와 관련된 긴장으로 인해 개인의 감정적

자원이 과다하게 사용되거나 고갈되어 무기력한 상태로 정

의하였으며, Schaufeli WB 등(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
는 내가 맡은 업무로 인해 완전히 지쳐있음을 느낀다’, ‘나
는 근무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녹초가 된다’ 등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무례 행동(perpetrated incivility)은 독립변수와 조작적 정

의는 동일하지만 무례함의 주체와 그 대상에 차이가 있으며, 
직장내에서종사원본인이무례원천으로써다른조직구성

원을 대상으로 한 무례 행동이라 할 수 있다. WIS(Cortina 
LM 등 2001)를 토대로 종사원 자신이 무례 행동을 하는 상
황으로 수정, 보완한 Blau G & Andersson L(2005)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무시한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의 소관 업무에 대한 판단을
의심한 적이 있다’ 등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장 내 무례
함과 동일하게 지난 6개월간 직장 내에서 조직 구성원(동료, 
부하, 상사 등)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던 경험을 상기하며 각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서비스 사보타주는 고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종사원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으로, Harris LC & 
Ogbonna E(2006), Chi NW 등(2013), Chi NC 등(2015)의 연
구를 바탕으로 ‘나는 고객에게 부정적으로 행동한 적이 있
다’, ‘나는 무례한 고객에게 보복하려고 한적이있다’, ‘나는

의도적으로 고객을 홀대한 적이 있다’ 등 6문항으로 측정하
였다.
일-가정 갈등은 직장에서의 역할 요구로 인해 가정의 역

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역할 갈등이며, 본
연구에서는 Netemeyer RG 등(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
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나는직장업무로 인해가정생활에방해를 받을때
가 있다’ 등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4. 통계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ver. 18.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토대로 빈도수와
백분율로 결과를 제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
석을통해연구에이용한측정항목의타당성및신뢰도를검

증하였다. Pearson 상관분석으로 연구 가설의 검증에 앞서
변수 간의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다중회귀분석과 단
순회귀분석을 통해 설정한 4개의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총 248명 중

남성은 59.7%, 여성은 40.3%였고, 미혼(56.9%)이기혼(43.1%)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는 30대(32.7%)가 제일 많았고, 이후 40대(28.5%), 20
대(27.8%), 50대 이상(11.3%)의 순이었으며, 표본의 51.2%가
식음료 부서(F&B), 48.8%가 조리부서에 종사하고 있는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근속년수는 11년 이상이 4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 측정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정
본 연구에 사용한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타당성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varimax 회전방식을 적용한 주성분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이겐값(eigen value) 1을 상회하는 요인만을
선택하였고,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은 0.5 이상일 경우
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직장 내 무례함
의 3개의 하위요인(상사, 동료, 고객의 무례함)과 감정고갈, 
무례 행동, 서비스 사보타주 및 일-가정 갈등을 포함한 총 7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적재량은 0.683∼0.899의 범
위로 모든 값이 0.5를 상회하여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
dity)이 확보되었다. 총 분산 설명력(total variance power)은
82.261%였으며 KMO 계수는 0.931로 0.80 이상의 높은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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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0.001보다 낮아(p< 
0.001)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결과로 도출된 Cronbach’s α 계수는모든 요인에

서 0.90 이상의 값을 보이며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4개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변수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상관분석 결과(Table 3),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본 연구
에서 설정한 가설과 방향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가설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위해실시한다중회귀분석과 단순회귀분

석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H1은 직장 내 무례함이 감정고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직장 내 무례함의 하위 3개 요인(a: 상사
의 무례함, b: 동료의 무례함, c: 고객의 무례함)이 감정고갈
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동료의 무례함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H1c는 기각되었으며, 
상사의 무례함(β=0.278, t-value=2.982), 고객의 무례함(β= 
0.273, t-value=4.268) 순으로 감정고갈을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H1a와 H1b가 채택되었
다(H1 부분 채택). 이러한 결과는 Chen HT 등(2021)의 연구
와 일치하는 것으로, 동료의 무례함보다는 명확하거나 암묵

적으로자신보다높은사회적지위를가지고있는상사와고

객의 무례함이 종사원에게 더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권력거리가높은문화즉, 개인간권력차이가인정되는문
화를 가지고 있으며, 특급호텔 종사원들은 명확한 직급 체계
를 토대로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종사원에게 상사는 자신의
직무 역량이나 성과를 평가하고 승진과 보상, 징계 등을 통
제하는 영향력과 권위를 가진 대상이며(Miller NE 1941), 상
사의 무례함은 동료의 무례함과 비교하여 더 불공정하고 부

정적으로 인식될 수있다(Cho M 등 2016). 마찬가지로, 종사
원은 고객의 만족과 평가를 토대로 성과가 좌우되고, 직무상
기대되는 긍정적인 감정표현과 역할로 인해 고객보다 암묵

적으로낮은권한과지위를갖고있다(Sliter M 등 2010; Kim 
MM & Kim BY 2017).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국가 문화
와 환대산업 및 호텔 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상사, 고객의
무례함이 더 불공정하고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보다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원천에 의
한 무례하고 불공정한 대우가 종사원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

고 큰 좌절감을 겪게 한다고 하였던 Lim S 등(2008)의 주장
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종사원은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보다는 고객과 더 빈번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동료의 무
례함은 고객의 무례함과 비교하여 종사원의 감정고갈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H2는 감정고갈이 종사원의 무례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감정고갈이 종사원의 무례 행동
(β=0.200, t-value=3.207)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어 H2
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감정고갈이 종사원의 서비스 사보타
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H3은, 감정고갈이 서비스 사보타
주(β=0.197, t-value=3.143)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이는 무례 행동에 대한 Koon VY & Pun PY(2008), Kim 

H & Qu H(2019)의 연구 및 서비스 사보타주 관련 연구
(Wang M 등 2011; Luo P & Bao Z 2013; Moon TW & Hur 
WM 2018; Hwang J 등 2021)와 일치한 결과를 나타냈다. 선
행연구에서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무례함으로 인
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의 종사원은 자신의 감정
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조직 구성원 대상의
무례 행동이나 고객 대상의 보복행위인 서비스 사보타주를

행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소한 형태라 할지라도
무례 경험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종사원이 감정적으로 고갈
된다면 종사원은 조직 구성원과 고객에게 긍정적으로 대하

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사보타주는
고의적인 보복 행동이므로,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가 분명하
지 않은 무례함이 종사원의 체면을 훼손하거나 정체성의 위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n=248)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148 (59.7)

Female 100 (40.3)

Marital status
Single 141 (56.9)

Married 107 (43.1)

Age

20s  69 (27.8)

30s  81 (32.7)

40s  70 (28.2)

≥50s  28 (11.3)

Position
F&B 127 (51.2)

Cook 121 (48.8)

Tenure

Less than 1 year  42 (16.9)

1∼3 years  37 (14.9)

4∼5 years  22 ( 8.9)

6∼10 years  41 (16.5)

11 years or more 106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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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actors Items Factor loadings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Coworker’s incivility

CWI1 0.798

16.033 42.193 0.972

CWI2 0.814

CWI3 0.835

CWI4 0.822

CWI5 0.842

CWI6 0.834

Customer’s incivility

CI1 0.863

4.164 10.957 0.953

CI2 0.882

CI3 0.814

CI4 0.863

CI5 0.839

CI6 0.828

Service savotage

SS1 0.744

4.010 10.553 0.928

SS2 0.720

SS3 0.746

SS4 0.769

SS5 0.847

SS6 0.810

Perpetrated incivility

PI1 0.800

2.932 7.716 0.932

PI2 0.755

PI3 0.784

PI4 0.701

PI5 0.684

PI6 0.683

Supervisor’s incivility

SI1 0.744

1.850 4.868 0.961

SI2 0.720

SI3 0.746

SI4 0.769

SI5 0.847

SI6 0.810

Emotional exhaustion

EE1 0.839

1.190 3.130 0.929
EE2 0.899

EE3 0.894

EE4 0.819

Work-family conflict

WFC1 0.867

1.081 2.844 0.943
WFC2 0.867

WFC3 0.849

WFC4 0.844

Kaiser-Meyer-Olkin test: 0.931
Total variance power: 82.261%

Bartlett’s test sig: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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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으로 작용할 때 더 큰 보복 행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Andersson LM & Pearson CM(1999)의 주장에도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H4는감정고갈이일-가정갈등에 유의미한정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검증 결과, 감정고
갈이 일-가정 갈등(β=.470, t-value=8.345)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이는 Kwon DK & Kim MS(2015) 및
Pluut H 등(2022)의연구와 일치한결과로, 직장내무례함으
로 인한 감정고갈이 가정영역에서도 지속되어 자신의 역할

과 책임을 원만하게수행하기가어렵게되면서일-가정 갈등
을 겪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Mean±S.D. 1 2 3 4 5 6

1. Supervisor’s incivility 3.18±1.68 1

2. Coworker’s incivility 2.55±1.54 0.768*** 1

3. Customer’s incivility 3.66±1.71 0.391*** 0.365*** 1

4. Emotional exhaustion 4.80±1.50 0.314*** 0.222*** 0.349*** 1

5. Service sabotage 2.52±1.30 0.394*** 0.340*** 0.432*** 0.197*** 1

6. Work-family conflict 4.19±1.60 0.392*** 0.423*** 0.308*** 0.470*** 0.288*** 1

7. Perpetrated incivility 2.74±1.33 0.590*** 0.567*** 0.323*** 0.200** 0.677*** 0.324***

*** p<0.001.

Table 4.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p-value VIF

Β Std. Error β

Emotional 
exhaustion

(Constant) 3.368 0.230 　 14.613 0.000***

SI1) 0.248 0.083 0.278 2.982 0.003** 2.526

CWI —0.089 0.089 —0.091 —0.993 0.322 2.469

CI 0.239 0.056 0.273 4.268 0.000*** 1.195

R2=.162, adjusted R2=0.152, F=15.767, p-value=0.000

Perpetrated 
incivility

(Constant) 1.883 0.279 6.751 0.000***

EE 0.178 0.055 0.200 3.207 0.002** 1.000

R2=0.040, adjusted R2=0.036, F=10.285, p-value=0.002

Service 
sabotage

(Constant) 1.703 0.273 　 6.230 0.000***

EE2) 0.171 0.054 0.197 3.143 0.002** 1.000

R2=0.039, adjusted R2=0.035, F=9.881, p-value=0.002

Work-family 
conflict

(Constant) 1.784 0.302 　 5.912 0.000***

EE 0.501 0.060 0.470 8.345 0.000*** 1.000

R2=0.221, adjusted R2=0.217, F=69.643, p-value=0.000

1) SI: Supervisor’s incivility, CWI: Coworker’s incivility, CI: Customer’s incivility.
2) EE: Emotional exhaustion.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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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직장 내 무례함이 종사원의 감정고갈, 무례 행
동, 서비스 사보타주 및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하였으며, 2022년 국내 특급호텔 레스토랑 종사원을 대상으
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직장 내 무례함은 상사, 동

료, 고객의 무례함 등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감정고
갈, 무례 행동, 서비스 사보타주, 일-가정 갈등을 포함한 총
7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신뢰도 분석결과로 도출된
Cronbach’s α 계수는 0.90 이상의 우수한 값을 나타내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다. 
둘째, 직장 내 무례함의 3개 하위 구성요인 중 동료의 무

례함을 제외한 상사(β=0.278, t-value=2.982), 고객(β=0.273, 
t-value=4.268)의 무례함만이 종사원의 감정고갈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고갈이 종사원
의 무례 행동(β=0.200, t-value=3.207), 서비스 사보타주(β= 
0.197, t-value=3.143) 및 일-가정 갈등(β=0.470, t-value= 
8.345)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무례함의 단일 원천이나 원천의 일

부만을 포함하였으며, 그 원천의 영향력을 비교한 연구는 전
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급호텔 레스토랑 종사원이 직
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사, 동료, 고객의 무례함을 포함하
여무례원천의차별적영향력을고찰한초기연구로학문적

의의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직장 내 상사와 고객의 무례함이 종

사원의 감정고갈을 증가시키며, 상사의 무례함은 종사원의
감정고갈에 더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고갈의
결과로 조직 구성원 대상의 무례 행동, 서비스 사보타주 및
일-가정 갈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규명한 실증연구로, 직장
내 무례 경험이 종사원 개인의 감정고갈을 증가시키는 동시

에 결과적으로 조직 내 무례함을 확산시키거나 서비스 품질

을 감소시키며, 무례 경험의 부정적 영향이 종사원의 가정까
지도 전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종사원이
직장 내 여러 원천에 의해 무례함을 경험하고 있으며, 원천
에 따라 종사원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직장 내 무례함과 관련한 연구에 있어 종
사원에게 다양한 무례 원천이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고려함

과 동시에, 무례 행동, 서비스 사보타주 및 일-가정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장 내 무례함의 영향에 대해 조직 차원에

서 논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추가 연구를 촉진할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학문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언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특급호텔 종사원은 고객 만족 및 호텔 기업
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써

기본적으로 고객과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감정노동으로 스트

레스가극심한환경에처해있다. 무엇보다종사원은조직내, 
외적인 다양한 원천에 의해 무례한 대우를 경험하므로, 호텔
기업에서는 조직 구성원 간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나 문화를 구축하고, 사소한 형태라 할지라도 조직
의 분위기와 성과, 평판 및 종사원의 업무 외 영역까지 부정
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무례함에무관용으로대처할필요

가 있다. 또한, 종사원은 정중한 고객만을 응대하거나 무례
한 고객을 회피할 수없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을무례한고
객으로부터 보호하고 종사원의 스트레스 및 감정고갈 완화

를위한조직차원의시스템이나상담프로그램등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직장 내 무례함과 감정고갈의 가능성

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존재하는 한계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연구에서는서울 소재 특급호텔레
스토랑 종사원을 표본으로 하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

한이 있다. 둘째, 설문 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응답자의
익명성을 강조하였더라도, 자기 보고식 설문으로 개인이 실
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
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를 동일한 시점에서 조사하였으므로 동일방법편의의 오류

에서 자유롭지못할것이다. 넷째, 본연구에서는 직장 내무
례함과 결과변수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만 검토하였으며, 변
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변수들의 조절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직장
내 무례함과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

및 조직 관련 변수를 고려하는 연구가 요구되며, 무엇보다
직장내무례함이종사원개인에게미치는해로운영향을상

쇄할수있는변수를탐색하여그조절적영향을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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