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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요약
ㄴ

ESG는 모든 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으며, 국내 주요 은행들도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은행은 ESG 내부활동 뿐만 아니라 자금공급의 중개자로 ESG 금융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신기술과 

결합하여 친환경 활동 수행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ESG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우대금리 제공은 은행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경인식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경우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기 절약과 연동된 ESG 디지털 적금상품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가입자의 실제 데이터를 통하여 

소비자의 환경인식과 저축행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표본수 2,478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50대가 주요 고객층으로 

나타났으며,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전기 절약 실천을 통한 우대금리 달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 둘째, 

소비자의 환경인식은 ESG 금융상품의 목표 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 디지털 적금상품은 저축의 

기본 기능에 충실함과 동시에 환경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환경인식은 소비자의 저축 납입행동을 

유도하지 못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소비자 관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환경인식(Environmental Awareness)과 

저축행동이론(Theory of Saving Behavior)을 기반으로 ESG 금융상품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소비자 인식 및 행동을 학문적으로 

설명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ESG 금융상품의 우대금리 설계의 적정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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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SG 경영은 최근 모든 기업에게 주요한 관심사

로 부각되고 있으며, 은행도 이에 예외가 아니다. 

ESG 경영은 기업 운영에 E(환경), S(사회), G(지

배구조)의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은 내부적인 ESG 경영 활동 뿐만 아니라 자금

공급의 중개자로서 ESG 금융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주목받는 

이슈로 떠오르면서, 은행은 녹색채권 발행, 친환경 

기업 대출 등을 통해 ESG 경영을 촉진하고 있다

(Choi, 2021).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채권 발행액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은 ESG

채권으로, 전년 대비 28.7% 증가한 75조 7천억원

으로 기록되었다(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2024). 은행은 자금 공급과 더불어 

자금 조달 시에도 ESG 테마를 적용한 예금 상품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주로 친환경 활동

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ESG 활동을 실천한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ESG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저탄소 경영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한편, 금융권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같은 디지털 뱅킹이 주요 서비

스 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행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은행거래 중 약 95%가 디지털 

뱅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Bank of Korea, 2023). 

디지털 뱅킹은 전통적인 은행 창구 서비스와 달리, 

생체인증,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API 연계 등 다양

한 ICT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Cho et al., 2023). 주요 은행들은 이러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아

이디어를 담은 ESG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모

바일 뱅킹에서 대중교통 이용실적, ESG 실천 서약, 

실천 활동 SNS 인증, 친환경 상품구매 등 ESG 활

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한 주요 은행의 경우, 예금주의 아파트 관리비 

데이터와 연동하여 월별 전기 사용량 절감 횟수에 

따라 고금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ESG 적금상품을 출

시하였다(FNTimes, 2023).

이렇듯 은행들은 ESG 활동을 실천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

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입장에서 고객의 예금은 나

중에 돌려줘야 할 부채이며, 고금리 예금 상품은 은

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최

대 식품기업인 Danone은 과도한 ESG 경영으로 재

무적 손실을 경험하였다(Forbes, 2021). 또한, 기

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실제로 환경인식을 개선하

는 데 큰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상품으

로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그린워싱

(Greenwashing)’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금융권

에서는 도이치뱅크의 계열사인 DWS가 기준에 부적

합한 금융상품을 ESG 상품으로 분류하여 ESG 투

자 규모를 허위로 공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금융당국에 의해 25백만 달러의 벌

금을 부과받았다(Reuters, 2023).

이에 따라, 고객에게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ESG 

금융상품이 환경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고금리 상품으로서의 혜택으로 받아들여지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금융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SG 관련 소비자 행동을 분석한 대부

분의 선행연구는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를 통해 소비자의 사용의도(Intention)와 그것에 영

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소(Cognitive factor)에 초점

을 맞추었다(Ryu and Lee, 2023; Chang and 

Lim, 2023; Li et al., 2023; Yue et al., 2020; 

Lee et al., 2015; Hartmann and 

Apaolaza-Ibanez, 2012). 그러나 소비자가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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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실제 행동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친

환경과 같은 도덕적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 시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존재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디

지털 ESG 적금상품의 실제 가입자 데이터를 바탕으

로 환경인식과 가입금액이 해당 상품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과 적금 납입횟수의 매개효과를 객관적

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 인식 및 행동 

관련 주요 학문적 개념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하

고, 은행의 ESG 금융상품 운영 전략에 대한 실무적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ESG 금융상품의 세대별 가입 현황은 어떠한가?

2. 환경인식이 ESG 금융상품의 목표 달성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

3. 가입금액이 ESG 금융상품의 목표 달성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

4. 환경인식과 ESG 금융상품의 목표 달성의 관

계에서 납입횟수가 매개효과로 작용하는가?

5. 가입금액과 ESG 금융상품의 목표 달성의 관

계에서 납입횟수가 매개효과로 작용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ESG 금융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세 분야의 

영어 단어를 조합한 용어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

다(Yuen et al., 2022). 기업은 경제적 가치와 이윤

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표였으나, 무조건적인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성장 지상주의(Growth for 

growth sake)’에 대한 회의론이 축적되기 시작했

다(Min et al., 2023). 2004년, UN 산하 기구인 

UNGC가 처음으로 ESG 개념을 언급하며 기업들에

게 사회적 책임을 사업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

하였다(Lee, 2021). 2019년 코로나 19 펜데믹 이

후로 환경 보호가 인류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

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며 ESG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기업 운영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Nam, 2023). 

2020년에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BlackRock의 

Larry Fink 회장이 연례 서한을 통해 ESG를 기업 

투자의 중요 요소로 삼고 ESG 공시를 의무화할 것

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ESG 시대의 시작

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비재무적 지표

인 ESG가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

기 시작했다(Kim and Kim, 2021).

ESG 경영은 모든 기업에게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으며, 금융회사 또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은행

은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면서, 기업 및 개인에게 ESG 금융을 제공하고 있

다(Choi, 2021). ESG 금융이란 환경, 사회, 거버넌

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예금과 대출 등의 금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한다(Nam, 2023). 최근 기후 변화가 중요한 관심

사로 부상함에 따라, 은행들은 녹색 채권 발행이나 

친환경 기업에 대한 대출을 통해 ESG 금융을 강화

하고 있다(Woo, 2023). ESG 대출상품의 경우 

ESG 수준이 높은 기업들에게 금리 우대 혜택을 제

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Choi, 2022). ESG 수준

이 높다는 것은 외부 ESG 평가 기관 또는 금융기관

의 자체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기업을 의미

한다(Noh, 2021). 은행은 대출 뿐만 아니라, ESG 

주제를 반영한 예금상품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개

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ESG 활동을 수행할 경우, 

예금이나 적금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으

로 운영된다(Kim and Kim, 2021). 이처럼 국내 

주요 은행들은 ESG 경영 전략을 세우고, ESG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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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더욱 속도를 내며, 디지털 뱅

킹이 은행 서비스의 핵심 채널로 자리매김하였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은행 업무의 99%가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뱅킹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디지털 뱅킹은 

전통적인 창구 서비스와 달리,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ICT)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ho et al, 

2023). AI 기반의 로보 어드바이저, 바이오 인증,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한 오픈뱅킹, 오픈 API 연계 

서비스 등 과거에는 접할 수 없었던 신기술들이 디

지털 뱅킹에 도입되었다. 디지털 뱅킹의 이러한 신

기술은 ESG 금융상품 개발에도 영향을 미쳐, 새로

운 ESG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Nam, 2023). 

특히, 모바일 뱅킹 앱(App)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

이 친환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ESG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다(Choi, 2022). 예를 들어,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바일 뱅킹에

서 예금을 가입하거나, 스마트폰 앱과 연동된 걷기 

앱을 통해 만보를 걸을 때마다 예금에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실적 데이터와 연동하

여 더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우대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일회용 컵 반납 시 모바일 뱅킹 앱의 

바코드 인식 기능을 활용해 보증금을 즉시 반환 받

을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친환경 활동을 

인증하면 모바일 뱅킹 예금에서 우대금리를 제공받

는 방식도 있다. 더 나아가, 국내 한 주요 시중은행

은 예금주의 아파트 관리비 정보와 연계하여 세대 

내 전기 절약 횟수에 따라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ESG 디지털 적금상품을 출시하였다(MoneyToday, 

2022).

이처럼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

리매김하였으며, 국내 주요 은행들은 친환경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ESG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Kim and Kim, 2022). 이들 상품은 디지털 뱅킹 

기술과 결합하여,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우

대금리 혜택을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은 은행의 수

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전략이 결여된 ESG 활

동은 그린워싱 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Azmi et al., 2021).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는 실제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데이터를 분석하

여, 해당 상품의 목표 달성에 대한 소비자의 환경인

식과 저축행동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를 통해 ESG 금융상품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2 환경인식

환경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사회과학 분

야에서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 동기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Chang and Lim, 2023). 이

러한 연구들은 ‘환경인식(Environmental 

Awareness)’이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독립변수라고 설명한다. 환경인식

이란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지식(Knowledge)’, ‘관심(Interest)’, ‘염려

(Concern)’로 구성된다(Choi and Johnson, 

2019). 소비자 간에는 환경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Chen and Tung, 2014). 환경인식은 개

인의 친환경 활동을 이해하고 촉진하기 위한 주요 

변수이며, 국가는 이를 제고하기 위해 환경 보호 정

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Emekci, 

2019). 기업 역시 탄소 배출 감소와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강조하며, 소비자의 환경인식을 제고하

기 위한 ESG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곧 

해당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이익 증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yu and Lee, 2023).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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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주요 은행들은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인식 자가

진단 메뉴를 디지털 뱅킹에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이 메뉴 중에서 ‘환경인식에 대한 퀴즈 정답 

활동(Knowledge)’, ‘친환경 활동 실천 서약

(Interest)’, ‘환경 오염 경각심에 대한 동영상 시

청(Concern)’의 로그 데이터를 추출하여 고객의 

환경인식 수준을 측정하였다.

환경인식이 친환경 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다. 친환경 식자재, 친환경 커피, 친환경 의류, 친

환경 자동차 등 여러 산업에서 환경인식이 구매 의

도에 중요한 독립변수로 작용하였다(Sugandini et 

al., 2016). Emekci(2019)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

자는 환경인식을 바탕으로 친환경 제품의 가격, 제

품의 질, 그리고 주관적 규범 등 여러 요소를 고려

하여 구매 결정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 중에서 환경

인식과 가장 충돌되는 요소는 가격이라고 설명한다. 

‘가격 민감도(Price Sensitivity)’란 소비자가 특

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Lee et al., 

2015). 일반적으로 친환경 제품은 비친환경 제품 

보다 가격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환경인식이 높더라

도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 구매

를 망설일 수 있다(Yusof et al., 2013). 따라서, 

기업들은 환경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적정한 수준의 

가격 정책을 통해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한다.

금융 소비자의 환경인식은 ESG 금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 et al.(2023)은 

은행의 주요 ESG 금융상품으로 녹색대출, 녹색증권, 

녹색투자, 기후금융, 탄소금융, 녹색보험, 녹색신용, 

녹색인프라채권 등을 소개하며, 이들 상품에 가입할 

때 환경인식이 주요한 독립변수로 작용한다고 밝혔

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환

경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ESG 금융상품을 출

시하고 있다. 특히 국내 한 시중은행은 오픈 API 기

술을 활용하여 예금주의 세대 전기 데이터를 기반으

로 전기 절약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ESG 디지털 적금상품을 출시하였다(MoneyToday, 

2022). 상품의 기간은 1년이며, 전월 대비 전기사

용량 절감 횟수에 따라 최대 4%의 우대 가산금리가 

제공된다. Tangari and Smith(2012)에 따르면, 개

인이 현실적으로 가장 실천하기 쉬운 ESG 활동 중 

하나가 전기 절약이라고 설명한다. 전기 절약은 환

경인식을 기반으로 세대의 전기 요금 절감 목적과 

결부되어 친환경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Webb et al., 2013). 따라서, 전기 사용량 절감과 

연동된 ESG 금융상품 가입 행동에 환경인식이 중요

한 독립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ESG 금융상품의 경우 친환경 활동을 통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환경인

식과 함께 가격 민감도를 고려해야 한다. 금융업계

에서는 ‘금리 민감도(Interest Rate 

Sensitivity)’라는 변수로 금리 변화에 따른 소비

자의 반응 정도를 분석해왔다(Ha and Choi, 2010; 

Juster and Shay, 1964). 금리 민감도가 높은 고

객은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주거래 은행을 옮기는 

등 해당 은행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지며, 이는 '체리 

피킹(Cherry picking)'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Cho 

et al., 2023). 또한, 최근 ESG 이슈가 부각되면서, 

‘그린워싱(Greenwashing)’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자신들의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Zhang, 2023). 이는 실제로 환경인

식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들의 상품을 '녹색', 즉 환경 친화적으로 포장하는 

행위이다. 금융권에서도 ESG 금융상품을 허위로 공

시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다(Reuters, 202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ESG 금융상품의 실제 

가입자 데이터를 통해 상품가입 동기가 환경인식에

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금리 민감도가 높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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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우대금리 혜택을 위한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2.3 저축행동

소비자 ‘저축행동이론(Theory of Saving 

Behavior)’에 따르면 저축은 ‘목표 지향적 행위

(Goal Directed Behavior)’라고 설명한다

(Avdeenko et al., 2019; Mayer, 1975). 이솝우

화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개미

는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

고 저축한 결과, 겨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Dholakia et al., 2016). 즉, 저축은 소비자

가 설정한 다양한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

재(Temporal)의 전략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Lee 

and Hanna(2012)는 저축행동의 목표 동기를 

Maslow의 6가지 인간 기본 욕구와 연결하여 설명

하였다. 1단계는 기본적인 필요를 위한 저축으로, 

일상적인 생활비, 세금 납부, 생활용품 구매 등 기본

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저축이다. 2단계는 비상

상황 및 안전을 위한 저축으로 질병, 실직 및 응급 

상황 대비 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 등이 해당

된다. 3단계는 노후를 위한 저축으로, 각종 연금 저

축 등 은퇴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이다. 4단계는 사

회적 필요를 위한 저축으로, 교육 자금, 결혼 축의금 

및 장례 부의금, 가족 및 지인을 위한 선물 구매 등

을 위한 저축이 해당된다. 5단계는 품위 유지를 위

한 저축으로 별장 구입, 자동차 구매, 여행 및 휴가 

등을 위한 저축이다. 마지막, 6단계는 자아 성찰을 

위한 저축으로 자선, 종교적 기여, 환경 보호 활동 

등을 위한 저축이 해당된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소

비자의 저축 목적에 특화된 저축 상품을 설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주택연금, 생

명보험, 주택청약예금, 상조적금 등이 있으며, 이러

한 상품들은 소비자에게 명확한 목표 설정을 제시한

다. Soman and Zhao(2011)는 저축의 목적은 적고 

명확할수록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ESG 금융상품의 경우 앞서 설명한 6단계 저축 동

기에 기인하여 소비자의 환경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제시한다.

개인의 저축행동은 가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의 저축행동에 대

한 연구는 정부와 은행 등 여러 기관의 관심과 함께 

진행되어 왔다(Ulkumen and Cheema, 2011). 

Mayer(1975)에 따르면, 저축 가입 행동은 개인의 

소득과 금융상품에 대한 기대수익에 비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소득이 높더라도 금융상품의 

이자가 기대수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저축 가입으

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금융상품의 기대수익은 

상품 가입금액에 금리를 곱한 값으로 정의되며(Kim 

and Ha, 2011), 이 값이 소비자의 기대치에 도달하

지 못하면, 소비자는 더 높은 수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을 찾게 된다(Aghaei, 2021). 특히 금리 민

감도가 높은 고객은 디지털 뱅킹을 통해 여러 은행

의 금융상품을 비교하며 높은 금리의 상품에 가입하

는 경향이 있다(Cho et al., 2023). 개인이 특정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하는 저축 형태에는 적금이 

있다. 적금 또는 적립식 예금은 대표적인 은행 저축 

상품 중 하나로, 약정된 기간 동안 정기적이거나 비

정기적으로 금액을 납입하고, 예정 만기일에 납입한 

금액인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함께 돌려받는 저축 

방식이다(Wikipedia, 2023). 적금에는 정액식과 자

유적립식이 있으며, 이들 중 자유적립식 적금의 목

표 달성율이 약 36%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Avdeenko et al., 2019). 최근에는 디지털 뱅킹에

서 자유롭게 납입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본 연구는 전기 절약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의 사례를 바

탕으로, 소비자의 우대금리 조건 달성 및 예정 만기

일 준수를 적금의 목표 달성인 종속변수로 정의하였

다. 또한, 가입금액을 기대수익의 측정치로서 독립변

수로 정의하고, 환경인식과 함께 가입금액이 ESG 

적금상품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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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소비자의 의식이 실제 구

매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관여

(Customer Engagement)’가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고 밝혔다(Tripopsakul and Puriwat, 

2022). 소비자 관여란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 및 행동을 의미하며, 브랜드 인지도, 

제품 채택에 기여한다(Kim and Ha, 2011). 소비자

의 관여도에 따라 고관여와 저관여 소비자로 구분되

며, 고관여 소비자는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제

품 구매 결정 전까지 관련 정보를 세밀하게 탐구하

는 행동을 보인다(Kim and Ha, 2011). 이와 더불

어, 소비자 관여는 환경인식과 ESG 상품의 구매의

도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Ji and Seo, 2021).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저축행동은 소비자 관여의 관점에서 목표 

달성에 매개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Harahap et 

al.(2022)은 금융지식과 퇴직연금의 목표달성에서 

소비자의 저축행동이 매개변수로 작용함을 밝혔다. 

본 연구는 적금의 지속적인 납입행동을 소비자 관여 

관점의 저축행동으로 정의하고, ESG 적금상품의 목

표 달성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국내 제1금융권 은행에서 출시한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실제 가입 고객 2,478명을 대상

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상품은 모바일 뱅킹 

전용의 1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예금주의 세

대 관리비 데이터와 연동해 전기 사용량 절감 횟수

에 따라 최대 4%의 우대 가산금리를 제공한다. 구

체적으로 상품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전까지의 1년간 

전월 대비 전기 사용량 절감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월 적립금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고, 납입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2023년 12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계좌를 

대상으로, 가입 시점의 기준금리가 동일한 조건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환경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해당 은행의 디지털 

뱅킹 내 환경인식 자가진단 메뉴 데이터 로그를 활

용하였다. 이 메뉴는 모바일 뱅킹 사용자라면 누구

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 메뉴로, 

친환경 활동 실천 서약, 환경 오염 경각심에 대한 

동영상 시청, 환경인식에 대한 퀴즈 활동을 포함한

다. 상품 가입기간 동안 해당 활동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ESG 디지털 뱅킹 

상품의 목표 달성 여부 분석을 위해 우대금리와 만

기준수 여부, 즉 예정 만기일과 실제 해지일 간의 

차이 일수를 활용하였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는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목표 달성에 

미치는 환경인식과 가입금액의 영향, 그리고 적금 

납입 횟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상품 가입자의 

기초통계 분석과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 평균 분석(Mean Analysis),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사후 분석

(Duncan’s Post-hoc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

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의 소득에 비례하

는 저축 금액을 고려하여 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

였다.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납입횟수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모형을 검증하였고, 매개변수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Hayes(2017)가 제안한 SPSS 프로세

스 매크로 및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PSS v28 소프트웨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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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4. 실증분석

4.1 기초통계 분석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n=2,478)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 4-1>. 성별로는 여성

이 1,720명(69.4%)으로 남성 758명(30.6%)보다 

많았다. 가입자의 연령은 40대(35.3%), 50대

(26.4%), 30대(24.6%), 20대(7.1%), 60대 이상

(6.4%) 순으로 분포하였다. 가입자의 직업은 일반 

회사원 1,544명(62.3%), 가정주부 284(11.5%), 

자영업자 151명(6.1%),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127명(5.1%), 학생 52명(2.1%), 공무원 41명

(1.7%), 기타 279명(11.2%) 순으로 분류되었다. 

대다수 가입자(93.8%)의 연 소득은 3천만원 미만

이었다.

Tab. 4-1 Demographic Results of Data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Tab. 4-2>. 종속변수인 우대금리, 즉 고

객이 전기절약을 통해 해지일에 달성한 최종 가산 

금리의 평균은 0.95%(표준편차=0.84)로 나타났다. 

또한, 만기준수, 즉 해당 적금 계좌의 만기 예정일과 

실제 해지일 간의 차이일 수의 평균은 226.79일(표

준편차=83.12)로 관찰되었다. 독립변수인 환경인식, 

즉 디지털 뱅킹에서 환경인식 개선 활동 횟수의 평

균은 0.67회(표준편차=1.77)로 측정되었으며,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최초 가입금액의 평균은 

480,095.64원(표준편차=401,414.65)으로 집계되

었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납입횟수, 즉 ESG 디

지털 적금상품의 총 입금횟수의 평균은 6.53회(표준

편차=29.52)로 나타났다.

Tab. 4-2 Descriptive statistic for variables

Note: SD는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의미함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SG 적금상품 가입자의 연

령에 따라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Duncan의 사후분

석을 실시하였다<Tab. 4-3>. 분석 결과, ESG 디

지털 적금상품의 우대금리 달성은 세대별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F=3.628**, p=0.006). 구체적으

로, 20대(평균=0.99%), 30대(평균=0.98%), 40대

Variable Min Max Mean SD

우대금리(%) 0.0 4.0 0.95 0.84

만기준수(일) 0 366 226.79 83.12

환경인식 0 23 0.67 1.77

가입금액(원)
10,00

0
1,000,
000

480,09
5.64

401,41
4.65

납입횟수 1 701 6.53 29.52

Category Criterion n %

성별
(n=2,478)

여자 1,720 69.4

남자 758 30.6

연령
(n=2,478)

20대 176 7.1

30대 615 24.8

40대 874 35.3

50대 654 26.4

60대 이상 159 6.4

직업
(n=2,478)

회사원 1,544 62.3

가정주부 284 11.5

자영업자 151 6.1

전문직 127 5.1

학생 52 2.1

공무원 41 1.7

기타 279 11.2

(연)소득
(n=2,478)

없음 824 33.3

3천만원 미만 1,498 60.5

3천만~5천 83 3.3

만원 미만

5천만~7천
만원 미만 46 1.9

7천만원~1
억원 미만 20 0.8

1억원 이상 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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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0.96%) 가입자들이 50대(평균=0.85%)와 

60대 이상(0.75%) 가입자들 보다 전기 절약을 통

해 더 높은 우대금리를 달성하였다. 이는 MZ세대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알뜰한 소비

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Noh(202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MZ세대의 소

비 특성이 환경인식과 관련된 ESG 디지털 금융상품

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반면, ESG 디지털 적

금상품의 예정 만기일 달성 부분은 연령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 4-3 Result of One-way ANOVA

Note: ** p<0.01

4.2 다중선형회귀 분석결과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목표달성에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만기준수 달성도를 종

속변수로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환경인식과 가

입금액이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우대금리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 4-4>.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88.681***,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8.6%(R=0.432, 

R2=0.286)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962로 2에 가까운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

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역시 1에 가까

운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Field, 2024).

Tab. 4-4 Result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1

Note: * p<0.05, ** p<0.01, *** p<0.001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환경인식(β

=0.094***, p<0.001)과 가입금액(β=0.366***, 

p<0.001)은 우대금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환경인식과 가입금액

이 높을수록 전기 절약 실천을 통한 우대금리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의 크기를 비교

하면, 가입금액(β=0.366)이 환경인식(β=0.094) 

보다 약 4배 정도 우대금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Mayer(1975)의 

저축행동이론과 일치하며, 저축 행위가 소비자의 기

대수익에 비례한다는 이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ESG 디지털 적금상품은 친환경 활동을 장려하는 동

시에 저축의 기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시

사한다. 한편, 통제변수인 소득(β=-0.032***, 

p<0.001)은 우대금리 달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우대금리 

DV Age n Mean SD F p Duncan

우대
금리

20대
(a) 176 0.99 0.89

3.628** 0.006 a, b, c 
> d, e

30대
(b) 615 0.98 0.85

40대
(c) 874 0.96 0.81

50대
(d) 654 0.85 0.85

60대 
이상
(e)

159 0.75 0.70

만기
달성

20대
(a) 176 300.35 76.91

1.066 0.371 -

30대
(b) 615 286.80 84.66

40대
(c) 874 288.01 80.06

50대
(d) 654 286.77 86.10

60대 
이상
(e)

159 290.78 87.61

DV IV B S.E. β t p VIF

우대
금리

(상수) 0.710 0.028 25.017*** <0.001

환경인식 0.012 0.002 0.094 5.185*** <0.001 1.004

가입금액 2.166 0.000 0.366 23.216*** <0.001 1.004

소득 -0.032 0.009 -0.064-3.548*** <0.001 1.000

F=188.681*** (p<.001), R=0.432, R2=0.286, D-W=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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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환경인식과 가입금액이 ESG 디지털 적

금상품의 만기준수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

다. <Tab.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중선형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F=369.523***, p<0.001), 회귀모

형의 설명력은 30%(R=0.556, R2=0.309)로 나타

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019로 2에 가까

운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1에 가까

운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Field, 2024).

Tab. 4-5 Result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2

Note: * p<0.05, ** p<0.01, *** p<0.001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환경인식(β

=-0.050**, p=0.003)과 가입금액(β=-0.556***, 

p<0.001)은 예정 만기준수에 유의미한 부(-)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환경인식과 가

입금액이 높을수록 소비자는 ESG 디지털 적금상품

의 예정 만기일에 더 근접하여 해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소비자의 저축은 목표지향적 행위로

(Avdeenko et al., 2019; Mayer, 1975), 적금 가

입자는 본인이 설정한 예정 만기일을 목표 달성 시

점으로 인식한다.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목표 달

성 시점의 준수 정도는 소비자의 환경인식과 가입금

액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금액(β

=-0.556)이 환경인식(β=-0.050) 보다 만기준수

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ESG 디지털 적금상품이 친환경 활동을 장려하는 동

시에 저축의 기본적 기능을 더 충실히 수행함을 다

시 한번 뒷받침한다. 한편, 통제변수인 소득(β

=-0.040*, p=0.017)은 우대금리 달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을수

록 만기준수 달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4.3 매개효과 분석결과

환경인식과 가입금액이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우대금리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적금 납입

횟수의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Tab. 4-6>. 분석 결과, 독립변

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모형

(F=23.772***, p<0.001)과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모형(F=149.345***, 

p<0.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독

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모형의 설

명력은 12.8%(R=0.167, R2=0.128)이었고, 독립

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19.5%(R=0.441, R2=0.195)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1.965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5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Field, 

2024).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

증 결과, 환경인식(β=-0.010, p=0.629)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입금액(β=0.166***, p<0.001)은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환경인식은 ESG 디

지털 적금상품의 납입횟수와는 무관하며, 최초 가입

금액이 높을수록 적금의 납입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자의 환경인식이 지속적인 관여 

DV IV B S.E. β t p VIF

만기
준수

(상수) 293.674 3.345 87.806*** <0.001

환경인식 -2.737 0.206 -0.050 -2.977** 0.003 1.004

가입금액 -2.805 0.000 -0.556-33.184***<0.001 1.004

소득 1.965 0.821 0.040 2.395* 0.017 1.000

F=369.523*** (p<.001), R=0.556, R2=0.309, D-W=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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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인 적금의 납입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우대금리 달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Tab. 4-6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1

Note: * p<0.05, ** p<0.01, *** p<0.001

앞서 실시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프로세스 매크로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Tab. 4-7>. 분석 결과, 환경인식, 납입

횟수, 우대금리의 경로는 신뢰구간 내 0을 포함하여, 

납입횟수는 환경인식과 우대금리 달성 사이에서 매

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인식은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우대금리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적금의 납입을 유도하여 우대금리 

달성에는 기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에 가입금액, 납입횟수, 우대금리의 경로에서는 신뢰

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고, 가입금액이 우대금리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납입횟수는 가입

금액과 우대금리 달성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B 

=0.0146)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소비자

의 기대수익을 반영한 적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지속

적인 납입 행동을 촉진하여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우대금리 달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 4-7 Result of process macro analysis #1

이어서, 환경인식과 가입금액이 ESG 디지털 적금

상품의 만기준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적금 납입횟수의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였다<Tab. 

4-8>.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

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모형(F=23.772***, p<0.001)

과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

는 회귀모형(F=187.448***, p<0.001)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

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2%(R=0.566, R2=0.320)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2.030로 2에 근사한 값

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으며, 분산

팽창지수(VIF) 역시 모두 5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

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Field, 2024).

Tab. 4-8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2

Note: * p<0.05, ** p<0.01, *** p<0.001

DV IV B S.E. β t p VIF

납입
횟수

(상수) 2.715 1.092 2.486 0.013

환경인식 -0.160 0.331 -0.010 -0.484 0.629 1.005

가입금액 2.984 0.000 0.166 8.374*** <0.001 1.005

소득 -0.024 0.346 -0.001 -0.070 0.945 1.000

F=23.772*** (p<0.001), R=0.167, R2=0.128, D-W=1.929 

우대
금리

(상수) 0.700 0.029 24.547 <0.001

환경인식 0.043 0.009 0.090 4.961*** <0.001 1.005

가입금액 2.083 0.000 0.406 22.116*** <0.001 1.034

소득 -0.032 0.009 -0.064 -3.549*** <0.001 1.000

납입횟수 0.003 0.001 0.098 5.360*** <0.001 1.029

F=149.345*** (p<0.001), R=0.441, R2=0.195, D-W=1.965

Path B S.E. LLCI ULCI
환경인식 → 납입횟수 

→ 우대금리
-0.0020 0.0016 -0.0048 0.0016

가입금액 → 납입횟수 

→ 우대금리
0.0146 0.0028 0.0095 0.0206

DV IV B S.E. β t p VIF

납입
횟수

(상수) 2.715 1.092 2.486 0.013

환경인식 -0.160 0.331 -0.010 -0.484 0.629 1.005

가입금액 2.984 0.000 0.166 8.374*** <0.001 1.005

소득 -0.024 0.346 -0.001 -0.070 0.945 1.000

F=23.772*** (p<0.001), R=0.167, R2=0.128, D-W=1.929 

만기
준수

(상수) 323.80
3

2.576 125.711 0.000

환경인식 -2.218 0.780 -0.047 -2.843** 0.005 1.005

가입금액 -2.715 0.000 -0.538-31.909***<0.001 1.034

소득 1.954 0.814 0.040 2.400* 0.016 1.000

납입횟수 -0.300 0.047 -0.107 -6.344*** <0.001 1.029

F=187.448*** (p<0.001), R=0.566, R2=0.320, D-W=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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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세스 매크

로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Tab. 4-9>. 분석 결과, 환경인식, 납입횟수, 우대

금리의 경로는 신뢰구간 내 0을 포함하여, 납입횟수

는 환경인식과 만기준수 달성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의 환경인식은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해지를 예정 만기일에 가깝

게 하는 데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적금의 납

입행동을 유도하여 만기준수 달성에는 기여하지 않

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가입금액, 납입횟수, 우대

금리의 경로에서는 신뢰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고, 

가입금액이 만기준수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므로, 납입횟수는 가입금액과 만기준수 달성 사이에

서 부분매개효과(B=-0.0178)가 있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이는 적금의 최초 가입금액이 높을수록 납

입횟수를 증가시키며, 이것이 ESG 디지털 적금상품

의 목표 만기일에 가깝게 적금을 수령하는 데 기여

함을 의미한다.

Tab. 4-9 Result of process macro analysis #2

5. 결론

5.1 결론 및 의의

ESG는 모든 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으며, 국내 주요 은행들도 ESG 경영을 적극적

으로 실천하고 있다. 은행은 자사 수준의 ESG 내부 

활동 뿐만 아니라 자금공급의 중개자로 ESG 금융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다양한 친환경 ESG 디지털 뱅킹 상품

을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대부분 환경 보

호 활동과 연계하여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경인

식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린워

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기 절

약과 연동된 ESG 디지털 적금상품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가입자의 실제 데이터를 통하여 환경인식

과 가입금액이 해당 상품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

향과 저축행동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발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가입 현황을 살펴

본 바, 30~50대(2,143명, 86.5%)가 대부분을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ESG 

디지털 뱅킹 상품의 주요 고객 연령층을 예측할 수 

있다. 세대별로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우대금리 

달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전기절약을 통한 우대금리 달성에 있어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는 Noh(2023)의 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로,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알뜰한 소비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 즉, MZ세대의 디지털 소비 특성이 친환

경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ESG 디지털 금융

상품에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예정만기일

과 실제해지일의 차이, 즉 만기달성 여부는 세대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제시한 가입자의 소득의 경우, ESG 디지털 적금상

품의 우대금리와 만기준수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ESG 금융상품의 목표 

달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은 우대금리 당성을 위한 적극

적인 ESG 활동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

으로 해석된다.

둘째,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목표 달성, 즉 우

대금리 달성과 예정 만기일 준수를 환경인식과 저축

행동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환경인식과 

Path B S.E. LLCI ULCI

환경인식 → 납입횟수 

→ 만기준수
0.0026 0.0276 -0.0289 0.0805

가입금액 → 납입횟수 

→ 만기준수
-0.0178 0.0029 -0.0243 -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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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의 초기 가입금액이 두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소비자의 환경인식이 친환경 상품 구

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Ryu and 

Lee, 2023; Chang and Lim, 2023; Li et al., 

2023; Yue et al., 2020; Emekci, 2019; Lee et 

al., 2015; Hartmann and Apaolaza-Ibanez, 

2012)와 일관된 결과로, ESG 금융상품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저축행동 

이론(Mayer, 1975)에 따라, 소비자의 기대수익이 

저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적금의 최초 가입금

액을 통해 확인하였다. 저축은 목표 지향적 행위이

며(Avdeenko et al., 2019), 가입금액이 소비자가 

스스로 설정한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만기일 준수

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편, 환경인식과 가입금액의 표준화 계수를 비교하였

을 때, 저축의 초기 가입금액이 소비자의 환경인식 

보다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목표 달성에 더 큰 기

여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ESG 금융상품

이 환경인식을 높이고 친환경 활동을 장려하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저축의 기본적 기능인 기대수익 

달성을 위한 소비자의 목표 추구에 더 충실함을 시

사한다.

셋째, 소비자 관여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적금의 

납입행동이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목표 달성에 매

개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우선, 독립변수와 매개

변수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환경인식은 ESG 디지

털 적금상품의 납입횟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초 가입금액이 높을

수록 납입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적금 납

입횟수의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인식과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목표 달성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인식은 ESG 디지털 

뱅킹 상품의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나, 납입행동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가입금액과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목표 달성 사이에서 납입횟수는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소비자의 기대수익은 

ESG 금융상품의 납입행동을 유도하여 목표달성에 

이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여 행동이 ESG 금융상품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선행 연구 결과

와 일치하는 부분이다(Tripopsakul and Puriwat, 

2022; Harahap et al., 2022; Ji and Seo, 2021). 

따라서, ESG 금융상품의 목표달성을 위해 소비자의 

환경인식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납입행

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차별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는 ESG 금융상품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소비자 인

식 및 행동을 국내 제1금융권 시중은행의 실제 가입

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ESG 및 친환경 상품의 소비자 행동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사

용 의도를 주관적으로 측정한 반면, 본 연구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환경인식 및 저축행동

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소비

자 반응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또한, 환

경인식과 같은 ESG 관련 소비자 인식의 주요 변수

와 금융상품에 대한 관점을 저축행동이론과 결합하

여, ESG 금융상품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학문적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SG가 

경영의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은행은 디

지털 신기술과 결합하여 친환경 활동 실천 시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ESG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의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 고객에게 돌

려줘야 할 부채이며, 고금리 예금상품은 은행의 수

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환경인식 제고와 관

련이 없는 상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린

워싱 이슈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친환경 

상품과 무관한 상품을 ESG 상품으로 잘못 공시하여 

금융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친환경 활동 달성 시 우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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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제공하는 ESG 금융상품이 환경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최초 가입금액과 환경인식의 영향을 비교하였을 때, 

ESG 금융상품은 저축 본연의 기능에 더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은행은 ESG 금융상품

의 우대금리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환경인식 제고와 

저축의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중히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적금의 경우 지속적인 납입

을 통해 만기에 예정된 원리금을 수령하는 것이 소

비자가 설정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인식이 지속적인 납입 행동을 매개로 하여 ESG 

적금상품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친환경 활동 수행 시 금전적 혜택

을 제공하는 형태의 ESG 경영활동의 경우 일회성으

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비자의 관여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ESG 활동을 통한 금전적 혜택을 받은 후

에도 환경인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 제

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ESG 디지털 뱅

킹 상품과 환경인식 및 기대수익의 관련성을 살펴보

기 위해 국내 제1금융권 시중은행의 소비자 데이터

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의 환경인식과 가격 

민감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한

국 소비자의 경우 OECD 국가 중 가격 민감도가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Goldsmith et al., 2005).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국가의 소비자까

지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본 연구의 모형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가의 소

비자 행동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 저축 예금을 사례로 들

어 ESG 금융상품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ESG 

대출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은 다를 수 

있다. 예금은 주로 소비자의 잉여 소득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대출은 기업이나 가계 운

영에 필수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현재 ESG 대출상품은 주로 친환경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ESG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기업 고객의 환경인식과 저축행동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전기 절약과 같은 특정 친환경 

활동에 초점을 맞춘 ESG 금융상품을 통해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개인 금융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이 존재한다. 예

를 들어, 종이통장 미사용, 일회용 컵 보증금 반환,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상품 구매 등이 ESG 금융상

품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이다. 이러

한 각각의 친환경 활동이 소비자 인식과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뱅킹

의 발전으로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ESG 금융상품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과 연계

된 ESG 금융상품과 소비자의 인식 및 행동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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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ESG has become a necessity for all companies, and major Korean banks are actively 
practicing ESG management. Banks are playing a role in providing ESG finance as 
intermediaries in the supply of funds. Recently, they have launched ESG digital banking 
products that offer preferential interest rates for eco-friendly activities in combination with 
digital technologies. However, indiscriminate provision of preferential interest rates can 
adversely affect profitability of banks, and they may face the problem of ‘Greenwashing’ if 
they do not contribute to improving environmental awareness. Therefore, this study selected 
ESG digital savings products linked to electricity savings as the subject of the study, and 
empirically analyzed consumers' environmental awareness and savings behavior through actual 
data of consumers (N=2,478).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consumer status of ESG digital banking products shows that the 30-50s are 
the main consumer base, and the MZ generation shows relatively high performance in 
achieving preferential interest rates through electricity saving practices. Second, consumers' 
environmental awarenes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achieving the goals of ESG banking 
products. ESG banking products can contribute to environmental awareness while fulfilling the 
basic function of saving. Third, environmental awareness did not drive consumers' savings 
contribution behavior, suggesting the need for continued consumer engagement. Based on 
environmental awareness and the theory of saving behavior, this study provides a theoretical 
explanation in ESG financial product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eferential interest rate design of ESG financial products is important.

Keywords: ESG finance, Digital banking, Environmental awareness, Saving behavior, 

Consumer engagement, Greenwas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