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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inter-organizational cost management (IOCM), cooper-

ation with suppliers,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partners, inter-organizational learning, control integration, and 

the supply-chain performance of a fir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doption of IOCM positively affects the collabo-

ration between buyers and suppliers, which also leads to the increased information flow between the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inter-organizational information flow causes inter-organizational learning, 

and this learning contributes to the improved supply-chain performance. In this study, the positive effects of the 

cooperation with suppliers through IOCM on the control integration in supply-chains were not empirically confirmed. 

However, the impact of IOCM on control integration was significant and positive. Finally, the fact that the enhanced 

control integration can improve the supply-chain performance of a firm was empirically demon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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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업의 외부 조달이 증가하면서 공 망 리(sup-

ply chain management：SCM)는 기업 경 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공 망 리는, 넓은 의미로는, 고객

에 한 부가가치를 증 시킬 목 으로 공 망 상

의 모든 과정들을 효율 으로 통합, 리하는 것을 

지칭한다[23]. 일반 으로, 공 망 리는 공 자들

과의 계(조직간 계)를 히 통제, 리하여 

이들과의 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기업이 지향하

는 목표들( ：원가 감, 조달시간 감소, 빠른 신

제품 출시와 시장 응 등)을 달성하는 것이다[20]. 

공 자들과 략  제휴를 맺거나 제품 개발의 

기 단계부터 공 자들을 참여시켜 이들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하고, 제시된 목표가 달성되게끔 공

자들을 조정, 통제하는 것 등이 모두 공 망 리

의 일환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 망 리에 있어서 

주요 건은 공 자들과의 력이다[3, 15]. 

공 망 리는 공 자들의 극 인 력을 이끌

어 낼 수 있도록 추진되고 시도되어야 한다. 사실, 공

자들의 력 없이는 공 망 리 그 자체가 성립

될 수 없으며, 그러한 에서 공 망 리를 력

 공 망 리(cooperative SCM)라고 한다[15]. 많

은 경 리 학자들이 력  공 망 리에 다양

한 리회계 도구들이 사용될 수 있음을 지 하

다[7, 14, 31]. Anderson and Dekker[7]는 합한 

공 자 성과평가와 보상이 공 자의 력을 유지,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Ramos[31]는 공 자

들과의 력 는 계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를 리회계 도구들이 제공할 수 있으며, 회계정보 

공유, 목표원가와 가치사슬 분석 등을 제시하 다. 

기본 으로, 공 업체들과의 력 인 계를 지

속 으로 유지, 발 시키기 해서는 이들 기업들과

의 거래가 히 조정, 통제되어야 한다. 계 통

제방안의 일종인 조직간 원가 리는 공  기업들로 

하여  의도된 목  달성( ：원가 감, 품질개선

과 빠른 제품출시 등)에 력하도록 이들을 통제하

고 동기부여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22, 25]. 그리고 

조직간 원가 리는 공 업체들과의 력을 통해 원

가 감뿐만 아니라 빠른 정보교류와 조달업무 조

정, 신속한 제품 개발과 시장 응 등에도 기여하게 되

는데, 이러한 효과들은 공 망 리의 목표들, 즉, 

공 망 성과 지표들과 정확히 일치 한다[11, 17].

제조 기업이 선택하는 공  기업들에 한 구매

략으로서 거래 근법과 계 근법이 있다[6]. 

거래 근법 구매 략은 불특정 다수의 공  기업

들과 단기 인 계약을 통해 필요한 부품이나 원자

재를 일시 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계 

근법 구매 략은 소수의 공 업체들과 긴 한 신뢰 

계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지속 으로 이들로부터 

조달받는 략이다. 신뢰와 력을 기반으로 한 조직

간 원가 리가 도입되려면 제 조건으로서 제조 기

업은 계 근법 구매 략을 채택하여야 한다[6]. 

즉, 계 근법 구매 략 채택 여부가 조직간 원

가 리 도입정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 까지의 연구에서 제조기업의 계 근법 

구매 략이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에 어떤 

향을 미쳤으며, 공 업체들과의 력  공 망 성

과 개선을 달성하기 해 조직간 원가 리가 유용

한지 연구된 경우가 없었다. 력의식의 고취는 서

로 간에 정보교류를 활성화시키며 교류되는 다양

한 정보는 지식 공유  조직간 학습을 유발시킨

다. 그리고 지식 공유와 학습을 통해 획득된 여러 

가지 지식은 공 망 성과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

[27]. 공 업체들과의 력 증진은, 한, 공 망 상

의 모든 과정들에 한 통제를 통합 는 강화시키

며, 이것은 신속한 업무조정, 비용 감소, 빠른 시장

응과 고객 서비스 개선 등을 가져 온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 들

을 달성하고자 한다. 먼 , 조직간 원가 리 도입

의 제 조건으로서 제조 기업이 계 근법 구매

략을 채택하여야 하는지 입증하고자 한다. 두 번

째로, 공 망 성과 증진을 해 조직간 원가 리가 

서로간의 력을 강화시키고 이것이 정보교류 증

, 학습 유발을 가져오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즉, 

조직간 원가 리를 통한 공 망 성과 개선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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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간 원가 리 도

입정도에 따른 력 증진이 공 망 상의 통제를 통

합시켜 공 망 성과 개선에 기여하는지도 밝히고

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써 본 연구는 제조 기

업이 공 망 성과를 증진시키기 해 조직간 원가

리를 공 망 리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

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조직간 원가 리의 

도입 제 조건으로서 제조 기업은 어떤 구매 략

을 갖추어야 하는지 제시하게 된다.

2. 이론  배경과 연구 모형

2.1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와 공  기업들에 

한 구매 략

2.1.1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

구매 기업과 공  기업이 서로 력하여 공동으

로 원가 감을 도모하는 것이 조직간 원가 리이

다. Cooper and Slagmulder[14]는 조직간 원가 리

의 설계 형태를 3단계로 나 어 설명하 다. 3단계

는 기능, 가격과 품질 상호 충 단계, 조직간 원가 

조사 단계와 동시  원가 리 단계이다. 기능, 가

격과 품질 상호 충 단계에서는, 상 으로 조  

원가가 과된 경우 부품 등에 한 명세를 일부 

수정하고 해당 기업들의 담당자들 간에 최소한의 

이 일어나게 된다. 조직간 원가 조사는 해당 

기업들의 설계 담당자들이 모여서 원가 감 방법

을 집 으로 의하며, 따라서 조달되는 부품 등

에 한 명세가 상당 부분 변경되고, 때로는 최종 

제품에 한 명세도 변경될 수 있다. 동시  원가

리는 큰 폭의 원가 감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며, 

해당 기업들의 설계 담당자들 간에 논의나 의가 

집 으로 일어나고 조달되는 부품, 등과 최종 제

품의 명세가 획기 으로 변경되게 된다. 

2.1.2 계 근법 구매 략이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에 미치는 향

조직간 계에서 발생되는 험은 상 방 기업

의 기회주의  행동 험과 상 방 기업이 목표로 

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험 등이다[26]. 조직간 

원가 리는 일종의 계 통제방안으로서 공 업체

들과 공동으로 원가 감을 도모하면서 이들의 행

동과 의도를 통제하고 험을 제거하는 수단이다

[22]. 공 업체들에 한 구매 략은 거래 근법

과 계 근법으로 구분된다[6]. 거래 근법 구매

략은 시장의 불특정 다수의 공  기업들로부터 부

품이나 원자재를 구매하며, 이들과의 계를 극

으로 통제하지 않고 단기 이며 계약에 의존하

는 방식이다. 반면에, 계 근법 구매 략은 소수

의 공 업체들과 긴 한 계를 장기간 유지하면

서 이들과의 계를 끊임없이 조정, 통제하고, 이들

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하는 계지향 략이다. 

제조기업의 구매 략은 거래 근법과 계 

근법이라는 연속선상의 어느 지 에 치할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계 근법 구매 략에 가까

울수록 공 업체들과 긴 한 력  계를 유지

하기 해 제조 기업은 신뢰에 바탕을 둔 계 통

제방안을 사용하게 된다[6]. 계 통제방안인 조직

간 원가 리는 신뢰에 근거한 방식이다[22]. 이것

은 기업의 요한 기  자료인 상세한 원가정보를 

서로 간에 교류하는 조직간 원가 리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  기업들과의 계 통제방안이라는 에서 볼 

때 제조 기업이 구매 략으로서 계 근법으로 

나아갈 경우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는 높아질 

것으로 단된다. 

2.2 조직간 원가 리, 력제고, 정보교류 증 , 

학습과 공 망 성과 개선

2.2.1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 력 제고와 

정보교류 증

력은 기회주의  행 를 하지 않으며 서로에

게 도움이되는 이득을 함께 획득하려는 의지를 나

타낸다[13]. 조직간 원가 리 도입은 그 과정 자체

가 련 기업들 구성원들 간의 긴 한 력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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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구매, 공  기업들의 엔지니어들이 공동

으로 연구 개발과 제품 설계를 진행하면서 원가

감을 모색한다. 그리고 원가 발생에 향을 미치는 

생산 공정의 개발과 그에 따른 투자 의사결정도 

련 기업들의 담당자들이 함께 수행한다[6]. 따라서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가 높아지면서 해당 기

업들 간의 력 제고는 필수 인 것이며, 필연 인 

것이다. 

공  기업과 구매 기업이 조직간 원가 리를 도

입하는 경우, 그들은 각각 상 방 기업의 원가  

제품 련 정보를 필요로 한다[14]. 필요에 의해 교

환되는 정보의 유형으로는 원가, 제품 는 부품의 

품질, 제조기술과 신제품 개발  시장에 한 정

보 등이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를 신속히 교류하지 

않으면 공  기업과 구매 기업 간에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간 원가 리 도입 자체

가 구매  공  기업들 간의 정보교류 증 를 가

져온다[37]. 공동의 업무수행 노력, 즉, 력이 이루

어지게 되면 상 방의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각자

의 업무를 신속히 조정하기 해 거래 당사자들 간

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가 수시로 교환되어야 

한다[24]. 략  력 계가 구축될 경우, 상 방 

기업에 한 기  수 과 능력을 악, 이해하고 

공동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최 의 행동을 선택

하기 해 필요한 경 정보가 상호간에 빈번히 교

류된다. 결국,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에 따른 

구매, 공  기업들 간의 력 증진도 이들 간의 정

보교류를 진시키게 된다. 

2.2.2 정보교류, 조직간 학습과 공 망 성과 

개선

학습은 배운 것 잊기, 새로운 이해와 지  모형

(mental model)의 변화라는 3단계들로 구성된다[9]. 

지  모형은 다양한 상황들을 이해하기 해 개개

인이 의존하는 환경에 한 인식 는 해석 모형이

다[10]. 정보는 언(messages)의 흐름이며, 지식은 

정보제공에 의해 창출되고 조직화된다. 조직간 정

보교류는 조직간 학습을 유발한다. 조직간 학습은 

기업들 간에 공유된 정보가 서로 서로에 한 이해

를 증진시키거나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하며[2, 33], 따라서 조직간 지  모형을 

강화 는 변화시킨다. 많은 연구자들이 조직간 정

보교류가 지식 이 , 공유와 창출을 가져온다고 보

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조직간 련 업무들의 

조정과 통합, 변화하는 상황에 한 빠른 응과 

업무처리의 신속화 등에 활용되면서 공 망 성과 

개선으로 연결된다. 

2.3 조직간 원가 리, 력제고, 공 망 상의 

통제 강화와 공 망 성과 개선

기업이 처한 시장 상황은 불확실하며 변한다. 이

러한 시장 환경에 응하기 해서는 공 망 상의 

모든 과정들( ：제품 는 부품개발, 공   구

매 기업의 생산, 재고유지, 주문과 선  등)은 

히 통제되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일사불란하

게 조정되어야 한다[1, 21]. 통제의 통합도(control 

integration)가 높다는 것은 공 망 상의 모든 과정

들에 한 조정과 통제들이 지속 으로 서로 연결

되어 신속히 달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외

부환경 변화에 빠르게 효과 으로 응할 수 있게 

된다[16].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는 그 자체가 

공 망 상의 과정들에 한 통제의 통합도를 높이

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은 조직간 원가 리 도입이 

원가를 감하기 해 구매  공  기업들의 모든 

경  과정들을 함께 조정, 통제하기 때문이다[37]. 

통제의 통합도를 높이려면 구매, 공  기업들 간

의 력과 조는 필수 이다. 이들 기업들 간의 

긴 한 력 없이 공 망 상의 모든 과정들을 신속

히 조정, 통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조직간 원가 리를 통한 공  업체들과의 력 증

진은 당연히 통제의 통합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6]. 통제의 통합도가 높아지면 공 망 상에서의 

물자, 정보와 자 의 흐름이 정돈되고 신속해지며, 

이것은 개선된 생산  조달 계획, 지연 조달 감소, 

재고 회 율 증 와 오류 선  감소 등으로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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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제고 공 망 

성과

계 근법 

구매 략

통제의 통합도

조직간 

원가 리 

조직간 

정보교류

조직간 

학습

 <그림 1> 본 연구의 연구모형

다[21]. Saraf et al.[32]은 공 망 상에서 상 방 기

업과의 업무처리 과정들 통합이 기업의 재무  비

재무 성과 개선을 가져온다는 것을 실증 으로 보

여주었다. Dong et al.[16]도 통제의 통합도가 달성

되면 공 망 상의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복 자원

( ：많은 재고)이 감소하여 운 비용 감소가 일어

난다는 것을 실증 으로 입증하 다. 

2.4 본 연구의 연구모형

지 까지 살펴본 이론  배경에 의해 계 근

법 구매 략,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 력 제

고, 조직간 정보교류, 학습  통제의 통합도와 공

망 성과 개선 간의 상호 련성을 연구모형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3. 연구 가설의 설정

3.1 계 근법 구매 략과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

조직간 원가 리는 조직간 계를 통제하는 수

단이다[22, 37]. 조직간 원가 리는 구매 기업과 공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를 바탕으로 원가

감을 도모하면서 공동으로 제품 개발과 시장 응을 

모색하는 동반자 계 지향  기법이다. Windoloh 

and Moeller[37]는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가 높

을수록 공  기업과의 계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하 다. 제조 기업이 채택하는 공 업체

에 한 구매 략으로는 거래 근법과 계 근

법이 있다. 구매 기업이 소수의 공 업체들을 사업

의 동반자로 여기며 이들과의 공생(신뢰) 계를 

추구하는 구매 략이 계 근법이다. 반면에, 거

래 근법은 공  기업을 부품이나 원자재를 제공

하는 공 시장의 일원으로 간주하며 이들과의 

계는 일시 이라고 본다. 따라서 제조 기업이 구매 

략으로서 계 근법으로 나아갈수록 신뢰에 

바탕을 둔 계통제 방안인 조직간 원가 리 도입

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리 추론

에 근거하여 다음의 가설 1을 제안할 수 있다.

가설 1：제조기업의 계 근법 구매 략은 조직

간 원가 리 도입정도에 양의 향을 미

친다. 

3.2 력 제고와 정보교류에 한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의 향

력 증진은 련 기업들이 서로의 이익을 해 

함께 노력하고 상호작용하며 심리  유 감을 형

성하는 과정으로 정의 된다[34].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가 높아지면 련 기업들 간의 력이 제

고되는데, 제품의 개발, 설계 단계에서부터 상 방 

공  기업들이 참여하며 제조 기업은 이들과 력

하여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원가를 감

시키고 제품 가치 증 를 도모하게 된다[17].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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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원가 리 도입정도는, 한, 회계정보 공유를 수

반하는데, 구매 기업과 공  기업 간의 정보 공유

를 통해 원가 리, 감이 실질 으로 진행될 수 

있다[29]. 즉, 조직간 원가 리 도입 자체가 원가정

보를 비롯한 각종 회계정보의 기업 간 교류 필요성

을 제고시키고 실제 인 교류 확 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조직간 원가 리 도입은 련 기업들 간의 

원가 리를 한 략  력이며, 조직간 원가

리 도입 과정에서 획득되는 정보나 지식을 상 방 

기업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력 제고는 

이들 기업들 간에 심리  유 감(일체감)을 형성시

켜 조직간 정보교류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

다[5]. 이러한 논리  추론에 따라 다음의 가설 2, 

3과 가설 4를 제시할 수 있다.

가설 2：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는 력 제고에 

양의 향을 미친다.

가설 3：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는 조직간 정보

교류에 양의 향을 미친다.

가설 4： 력 제고는 조직간 정보교류에 양의 

향을 미친다.

3.3 조직간 정보교류의 조직간 학습을 통한 

공 망 성과에 한 향

학습은 지식창출과 함께 그러한 지식의 활용을 

통해 증진된 성과를 가져온다[18]. 그리고 학습은 

조직 내 는 조직과 외부환경 간의 합 계에서 

발생되는 문제 들을 악하거나 조직과 환경간의 

부 합을 래하는 환경 변화를 감지하여 환경

응과 문제해결의 방안들을 모색, 결정하며, 궁극

으로 조직성과 개선을 달성한다[18]. 많은 연구자

들이 조직간 정보교류가 조직간 학습을 유발한다

고 보았다[28]. 그리고 조직간 학습은 새로운 지식

의 창출을 통해 기업성과 개선에 기여한다[33]. 학

습을 통해 획득된 지식은 조직간 련 업무들의 조

정과 통합, 변화하는 상황에 한 빠른 응과 업

무처리의 신속화 등에 활용되면서 공 망 성과 개

선으로 연결된다[20]. 거래정보의 교류를 통해 획

득된 지식은 공 망 상에서 발생되는 문제 들을 

해결하는데 활용되어 공 망 성과를 개선시킨다. 

경 정보의 교류에 의해 창출된 지식은 략  과

업의 수행과 의사결정에 이용되어 해당 공 망 성

과를 증 시키는데 기여한다. 이상의 논리  추론

에 근거하여 다음의 가설 5와 가설 6이 제안된다.

가설 5：조직간 정보교류는 조직간 학습에 양의 

향을 미친다.

가설 6：조직간 정보교류는 조직간 학습을 통해 

공 망 성과에 간  향을 미친다.

3.4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와 력 제고의 

통제의 통합도에 한 향

통제의 통합도는 원가 감과 고객 서비스 개선을 

해 공 망 상의 과정들(제품 개발, 주문과 공 , 

생산과 재고유지 등)에 한 한 통제를 제고시

키는 것이며, 그 결과, 시장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는 능력이 증 된다. 공 망 

상에서 통제의 통합도가 높다는 것은 구매 기업과 

공  기업들 간의 련 업무가 자 으로 처리되

면서 빠르게 지속 으로 조정, 통제되는 것을 의미

하며, 자  통제가 통제의 통합도를 높이게 된다

[21]. 높은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는 그 자체가 

높은 자  통제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원가 감

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 공 망 상의 구성원들

이 함께 노력하며, 련 업무들을 실시간으로( 자

으로) 조정, 통제하게 된다[17]. 

조직간 원가 리 도입에 따른 력 증진도 통제

의 통합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5]. 조직간 원가

리 도입을 통해 력이 강화되면 력은 당연히 기

업들 간의 빈번한 물리  는 자  교류를 필요

로 한다. 력의 제고는 구매 기업과 공  기업들 

구성원들 간의 수많은 자  과 상호작용을 

가져오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자  조정과 통제, 

즉, 통제의 통합도를 높이게 된다. 통제의 통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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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망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은 

Dong et al.[16]과 Iyer et al.[21]의 연구에서 입증

되었다. 높은 통제의 통합도 하에서 구매  공  

기업들의 련 업무들이 실시간으로 조정되면서 

조달비용 감소, 재고감소, 운  효율성 증 와 인

력활용 증진 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16]. Iyer et 

al.[21]도 공 망 상의 통제 통합도가 기업의 재무

성과, 시장 성과와 운  성과를 높인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이상과 같은 논리 추론과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7～가설 9를 제시할 수 

있다. 

가설 7：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는 통제의 통합

도에 양의 향을 미친다.

가설 8： 력 제고는 통제의 통합도에 양의 향

을 미친다.

가설 9：통제의 통합도는 공 망 성과에 양의 

향을 미친다.

4. 연구방법

4.1 연구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

4.1.1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

조직간 원가 리는 구매 기업과 공  기업이 서

로 력하여 공동으로 원가 감을 도모하는 것이며, 

Cooper and Slagmulder[14]가 제시한 3단계 모형

에 근거하여 도입정도를 측정하기 한 4가지 설

문 문항들을 구성하 다. 4가지 문항들은 ‘공동으

로 원가를 이려 함’, ‘기능과 품질 조건 완화 원

가 리’, ‘부품 재설계와 제품 명세변경 원가 리’

와 ‘제품 개발, 설계 단계부터 원가 리’이다. 조직

간 원가 리 도입정도는 ‘  그 지 않다’에서부

터 ‘ 으로 그 다’까지의 7  리커트 척도로 측

정하 다. 

4.1.2 계 근법 구매 략

구매 기업의 구매 략은 거래 근법과 계 

근법의 연속선상에 치한다고 본다[6]. 본 연구에

서는 해당 기업이 어디에 치하는지를 악하기 

해 Agndal and Nilsson[6]이 제시한 6문항들을 

이용하여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6문항들

은 다음과 같다： 요 공 업체들 수, 공 업체 선

택 방식, 공 업체 변경 여부와 변경 소요 비용, 공

업체 규제 방식과 거래에서 을 두는 것. 응

답치가 1에 가까우면 계 근법을 채택하고 있

는 것이며, 반 로, 7에 가까우면 거래 근법을 채

택하고 있는 것이다.

4.1.3 력 제고

력 제고는 Nakayama[30]가 제시한 3가지 문

항들을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상호간에 이득이 되

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 독립된 기업들이 취하는 

상호 조정된 보완  행동들이다. 3가지 문항들은 공

동 의사결정, 우리기업의 조요청과 상 방 기업

의 조요청이며,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4.1.4 조직간 정보교류

조직간 정보교류는 제조기업과 공 업체들 간에 

다양한 업무 련 정보를 서로 서로 교환하는 정도

이다. Cheng[12]이 개발한 4가지 설문문항들을 이

용하여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4가지 문항

들은 항상 정보교류, 빈번한 교류, 도움 되는 정보

와 모든 정보이다. 

4.1.5 조직간 학습

학습의 직 인 결과는 지  모형의 유지 는 

변화이다[9]. 본 연구는 조직간 학습 정도를 조직간 

지  모형의 유지와 변화로 측정하 다. Vanden-

bosch and Higgins[35]의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5

가지 설문항목들로 조직간 지  모형의 유지와 변

화를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5항목들은 다

음과 같다： 황이해, 이해수  유지, 황유지(이

상 3가지 지  모형 유지 측정), 새로운 이해와 획

기  개선(이상 2가지 지  모형 변화 측정). 



84 최 종 민

 <표 1> 표본 기업의 특성

업종 음식료 섬유
나무, 
종이

화학,
석유

비 속
1차
속

기계, 
속

기, 
자

자동차 고무 합계

표본의 수 9 6 4 17 10 10 18 12 18 2 106

종업원의 수 100명 미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이상～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합 계

표본의 수 14 35 15 23 19 106

총 매출액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2000억 미만

2000억 이상～
5000억 미만

5000억 이상～
1조 미만

1조 이상 합계

표본의 수 21 17 26 15 27 106

당기순이익 10억 미만
1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500억 미만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합계

표본의 수 21 29 25 17 14 106

4.1.6 공 망 성과

공 망 성과는 주요 공 업체들과의 거래로 인

해 공 망과 련된 업무와 비용 등이 개선, 감

된 정도이다. 공 망 성과는 Hartono et al.[20]과 

Wang et al.[36]이 제시한 4가지 설문 문항들을 이

용하여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4가지 문항

들은 비용감소, 시간감소, 업무개선과 응능력 개

선이다. 

4.1.7 통제의 통합도

통제의 통합도는 공 망 상의 과정들에 한 통

제를 개선시키기 해 자  통제가 이루어지는 정

도이다[16, 17]. 본 연구는 Dong et al.[16]과 Fayard 

et al.[17]이 제시한 4가지 문항들을 이용하여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4항목들은 자  정보

교환, 자  업무처리, 시스템 공유와 자  연

결이다.

4.1.8 조직의 크기와 조직나이

본 연구에서 조직의 크기와 조직나이는 통제변

수로 고려되었다. 큰 조직일수록 여유 자원이 많으

며 따라서 조직간 원가 리 시스템 구축을 용이하

게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조직의 나이가 많을수

록 긴 거래기간에 의해 조직간 원가 리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직 크기는 종업원 수로 측정

하 으며, 조직나이는 설립 연도 이후 경과연수로 

측정하 다. 

4.2 표본 추출과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공 망 성과 개선이 주 연구 상

이므로 제조업체들을 표본으로 선정하 다. 본 연

구의 모집단은 거래소에 상장되고 코스닥에 등록

된 제조 기업들이며, 총 1,000여 개의 모집단 제조

업체들로부터 500개 기업들을 무작 로 표본추출 

하 다. 설문에 한 응답을 해 표본 추출된 제조

업체를 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에 

한 응답자는 기업의 생산 활동  경 리 활동 

반에 해 충분히 악할 수 있는 생산담당 부서 

혹은 생산 리 담당부서의 부서장 는 공장장이

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2월 15일까지 75일간으로 발송된 총 500부의 설

문지들  113부가 회수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이나 

응답 락으로 이용이 부 합한 것과 응답자가 부

서장이 아닌 7부를 제외한 106부의 설문지가 본 연

구에 이용되었다. 표본 기업들의 특성을 업종별, 규

모별로 요약한 것이 <표 1>에 나타나 있다. 

무응답 편의(non-response bias)가 존재하는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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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탐색  요인분석 결과

항목 요인 항목 요인 

구매 략 1 2 3 정보 교류 1 2 3 4

1 0.03 0.01 0.67 1 0.36 0.27 0.16 0.61

2 0.02 0.09 0.81 2 0.28 0.03 0.20 0.55

3 0.08 0.32 0.56 3 0.24 0.21 0.01 0.77

4 0.03 0.12 0.51 4 0.21 0.14 0.11 0.84

5 0.19 0.01 0.51 조직간 학습

원가 리 1 0.71 0.20 0.00 0.38

1 0.70 0.30 0.03 2 0.85 0.18 0.11 0.14

2 0.72 0.14 0.28 3 0.88 0.09 0.20 0.24

3 0.90 0.11 0.00 4 0.89 0.15 0.11 0.19

4 0.88 0.04 0.04 5 0.72 0.27 0.05 0.34

력 제고 통제의 통합도

1 0.14 0.78 0.01 1 0.03 0.38 0.74 0.05

2 0.07 0.82 0.03 2 0.05 0.34 0.76 0.06

3 0.22 0.75 0.06 3 0.17 0.13 0.86 0.19

4 0.19 0.09 0.87 0.18

공 망 성과

1 0.12 0.73 0.28 0.26

2 0.20 0.86 0.18 0.20

3 0.23 0.87 0.17 0.14

4 0.24 0.69 0.25 0.06

Eigen value 2.72 2.10 2.02 3.98 3.28 3.00 2.57

% of var. 22.7 17.5 16.8 23.4 19.2 17.6 15.1

증하기 해 표본 기업들을 앞서 응답이 이루어진 표

본 군과 뒤에 응답된 표본 군으로, 두 집단으로 나

었으며 표본의 크기는 각각 53개 다. 그리고 

요한 특성 변수들에 있어서 양 집단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t 검증으로 분석하 다. t 검증 결

과, 종업원 수(t = 0.78, p = 0.43), 매출액(t = 1.24, p

= 0.21), 기업나이(t = -0.15, p = 0.87),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t = -0.68, p = 0.49)와 산업유형(t =

-0.47, p = 0.63)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표본

기업들에게 표본 특성상 편의가 없는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5. 연구 분석결과

5.1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연구변수들을 측정하는 측정치들의 신뢰성 검증

을 해 Cronbach’s alpha test가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각각의 변수에 한 측정치의 신뢰성 계수는 

0.61 이상으로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계 근

법 구매 략은 네 번째(공 업체 변경) 문항이 제

거된 후 신뢰성 계수가 0.614로 증 되었다. 분석

의 단 가 조직 혹은 부서일 경우 alpha 계수가 0.6

정도이면 측정지표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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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별 타당도 분석 결과

변수
구매 
략

조직간 
원가 리

력 
제고

조직간 
정보교류

조직간 
학습

통제의 
통합도

공 망 
성과

구매 략 0.55 - - - - - -

조직간 원가 리 0.01 0.73 - - - - -

력 제고 0.01 0.04 0.77 - - - -

조직간 정보교류 0.01 0.16 0.09 0.63 - - -

조직간 학습 0.00 0.05 0.09 0.36 0.68 - -

통제의 통합도 0.04 0.05 0.04 0.09 0.09 0.82 -

공 망 성과 0.01 0.04 0.10 0.16 0.20 0.26 0.74

주) 각선의 수치 값이 AVE임.

 <표 4> 연구변수들에 한 기술통계량

항목  평균 표 편차 최소 값 최  값 신뢰도 계수

∘ 계 근법 구매 략 3.7 0.89 1.4 6.2 0.61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 4.1 1.18 1.5 7.0 0.84

∘ 력 제고 5.2 0.83 3.3 7.0 0.71

∘조직간 정보교류 4.1 1.05 1.5 7.0 0.80

∘조직간 학습 4.6 1.06 1.8 7.0 0.92

∘통제의 통합도 4.5 1.32 1.0 7.0 0.89

∘공 망 성과 4.6 1.11 1.0 7.0 0.89

으로 단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문항 척도들

의 구성 타당도 검증을 해 변수측정 문항들에 

해서 배리맥스 회 (varimax rotation) 방식으로 요

인분석을 실시하 다. 

일반 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해서는 측정

문항들 수의 4～5배에 해당되는 표본 수가 필요하

다[19]. 본 연구의 7가지 연구변수들을 측정하기 

해 사용된 설문문항들 수는 총 30개이므로 표본 수 

106개는 체 문항들을 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

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요인분석 상 문항들 

수에 한 표본 수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단

들을 나  다음 각각의 집단에 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요인분석을 해 향 계에서 

선후 계에 있는 개념들을 심으로 설문문항들을 

2개 집단들로 나 었다. 계 근법 구매 략, 조

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와 력을 측정하는 문항

들을 1개 집단으로 하 다. 그리고 향 계에서 

뒤쪽에 있는 조직간 정보교류, 통제의 통합도, 조

직간 학습과 공 망 성과 측정 문항들을 다른 집단

으로 하 다.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모든 설문

문항들은 해당 변수를 측정하는 문항들로서 하나

의 요인을 형성하 다. 최종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요인분석 결과, 연구변수 측정을 한 설문문항

들이 구성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리

고 연구변수인 개념 측정에 있어서 별 타당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해당 개념(변수)에 

한 평균분산(average variance extracted：AVE)을 

계산하여, 해당 개념과 다른 개념 간의 공유 분산 

값과 비교하 다. 공유 분산 값은 변수들 간의 피

어슨 상 계수를 제곱하여 계산하 으며, 비교 결

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에서 보면, 모든 

AVE가 공유 분산 값을 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 측정에 있어서 별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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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력 제고와 정보교류에 한 향(다 회귀분석)1)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조직간 원가 리 력 제고 조직크기 조직나이
R

2

(F값)
B계수 t값 B계수 t값 B계수 t값 B계수 t값

력 제고 0.23 2.39
**

- - 0.02 0.11 -0.04 -0.47
0.06

(2.12*)

조직간 
정보교류

0.46 5.41
***

0.21 2.40
**

0.02 0.33 0.12 1.42
0.31

(11.2***)

주) ***：p < 0.01, **：p < 0.05, *：p < 0.1.

인되었다. 따라서 연구변수 측정을 한 설문문항

들이 구성 타당도와 별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입

증되었다.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에 따른 연구변수

들에 해 기술 통계치를 계산하여 제시한 것이 

<표 4>이다. 

5.2 계 근법 구매 략의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에 한 향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에 해 계 근법 

구매 략이 미치는 향을 다 회귀분석을 통해 검

증하 으며, 분석결과에서 유의한 향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B계수= 0.15, t값= 1.56; R
2
= 0.03). 

따라서 가설 1은 기각된다. 이것은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에 계 근법 구매 략이외에 다른 

향요인들이 더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기업의 본원  략인  원가 략의 채택, 경

쟁 같은 외부환경과 투자자산의 한정성이나 상호

의존성 같은 조직간 계 요인들 등이 실제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5.3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 력 제고와 

정보교류 간의 향 계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가 력 제고에 미치

는 향과 이들이 조직간 정보교류에 미치는 향

을 검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이 수행되었으며, 

1) VIF는 1과 1.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단한다.

그 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5>에서 보

면,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는 력 제고에 유의

한 양의 향을 미치며,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

와 력 제고가 조직간 정보교류에 양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이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를 통해 공  업체들과 함께 원가

감 노력을 하면서 력의식이 고취되고, 실제로도 

구매  공  기업들 간의 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력 제고는 기업들 간의 활발한 

정보교류로 연결되는데, 조 는 력 업무들이 

증 되면서 필요한 의사소통, 즉, 정보교류 한 

증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석 결과는 조직간 원

가 리 도입정도 자체가 많은 정보 교환을 가져온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가

설 2～가설 4는 지지된다.

5.4 조직간 학습을 통한 간  향

조직간 정보교류가 조직간 학습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이 실행되었으며, 

분석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조직간 정보교류는 조직간 학습에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공  기업

들 간의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에 따른 각종 경

정보 교류는 학습을 유발시켜 필요한 지식 창출

과 공유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조직간 원가 리 도

입정도가 원가 감에 국한되지 않고 학습을 통해 

기업들의 다양한 경  업무들에 도움을 다는 것

은 기존 연구들에서 언 되었으며, 그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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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조직간 학습에 한 향(다 회귀분석)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조직간 정보교류 조직크기 조직나이
R

2

(F값)
B계수 t값 B계수 t값 B계수 t값

조직간 
학습 

0.63 8.22
***

0.04 0.51 -0.01 -0.20
0.41

(22.8***)

주) ***：p < 0.01.

<표 7> 조직간 학습의 매개 향 분석

종속변수
Y = a1+b1․X (1)

 b1      수정 R
2

매개변수
Y = a1+b1․X+b2․Z (2)

     b1         b2     수정 R
2

공 망 성과 조직간 정보교류(X) 0.49
***

0.24 조직간 학습(Z) 0.21
**

0.32
***

0.28

주) 
***
：p < 0.01, 

**
：p < 0.05.

본 연구가 입증한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가설 5를 

지지한다.

조직간 정보교류의 조직간 학습을 통한 공 망 

성과에 한 간  향을 분석하기 해 매개회귀

분석이 수행되었다. 매개회귀분석을 용하기 해

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회귀분석이 차례 로 실

행되어야한다.

Y = a1+b1․X+b2․조직크기+b3․조직나이 (1) 

Y = a1+b1․X+b2․Z+b3․조직크기

     +b4․조직나이 (2)

Y：공 망 성과, a1과 b：회귀계수, X：조직간 

정보교류(독립변수), Z：조직간 학습(매개변수). 조

직간 학습의 유의한 매개 향 여부를 단하기 

해서는 4가지 단기 이 용 된다：1) 회귀 식 

①에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b1은 유의 이어야 

한다; 2) 회귀 식 (2)에서 매개변수의 회귀계수, b2

는 유의 이어야 한다; 3) 회귀 식 (2)의 수정 R
2 
값

이 회귀 식 (1)의 수정 R
2 
값보다 커야한다; 4) 회귀 

식 (2)에서 b1의 유의성이나 회귀계수 값은 회귀 

식 (1)에서 b1의 그것 보다 낮거나 작아야 한다. 

매개회귀분석 결과를 <표 7>에서 보면, 회귀 식 

(1)에서 조직간 정보교류는 공 망 성과에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며 회귀계수(B)는 0.49이다. 그러

나 매개변수인 조직간 학습이 들어간 회귀 식 (2)

에서 조직간 정보교류는 회귀계수(B)가 0.21로 감

소하 다. 반면에, 공 망 성과에 한 조직간 학

습의 향은 유의 이며, 수정 R2도 회귀 식 (1)의 

0.24에서 회귀 식 (2)에서는 0.28로 유의하게(χ² =

1.98, p = 0.08) 증가하 다. 첫 번째 회귀 식에서 유

의 인 조직간 정보교류의 회귀계수가 매개변수인 

조직간 학습이 들어간 두 번째 회귀 식에서는 계수

의 크기가 감소하고 수정 R
2
가 증가하므로 조직간 

정보교류는 조직간 학습을 통해 공 망 성과에 간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6은 지지된다. 

5.5 통제의 통합도와 공 망 성과에 한 향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와 력 증진이 공 망 

상의 과정들에 한 통제와 조정을 제고시키는지, 

즉, 신속한 자  통제를 가져오는지 검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가 <표 

8>이다. <표 8>에서,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의 

통제의 통합도에 한 향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력 제고, 조직크기와 조직나이의 향은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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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통제의 통합도에 한 향(다 회귀분석)2)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조직간 원가 리 력 제고 조직크기 조직나이
R2

(F값)B계수 t값 B계수 t값 B계수 t값 B계수 t값

통제의 
통합도 

0.24 2.50
**

0.13 1.40 0.12 1.35 -0.14 -1.57
0.13

(3.77
***
)

***
：p < 0.01, 

**
：p < 0.05.

 <표 9> 공 망 성과에 한 향(다 회귀분석)3)

 독립
 변수

종속
변수 

통제의 통합도 조직간 학습 조직크기 조직나이
R2

(F값)B계수 t값 B계수 t값 B계수 t값 B계수 t값

공 망 
성과 

0.44 5.28
***

0.32 3.94
***

0.02 0.32 -0.06 -0.83
0.40

(16.9
***
)

***
：p < 0.01.

7을 지지하며, 가설 8은 기각된다. 구매  공  기

업들 간의 련 업무들에 한 빠른 통제와 조정은 

신속한 자  통제를 통해서 가능하며, 조직간 원

가 리 도입이 신속한 자  통제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통제의 통합도와 조직간 학습이 공 망 성

과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한 다 회귀분석은 

<표 9>에 나타나 있다. <표 9>의 결과를 보면, 통

제의 통합도와 조직간 학습 모두 공 망 성과에 유

의한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 망 상의 과정들에 한 효율 인 통제와 

조정이 조달 련 비용의 감, 재고부족에 따른 생

산차질 방지, 재고비용 감소와 시장변화에 한 빠

른 응 등을 통해 구매 기업의 공 망 성과 증진

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 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가설 9는 채택된다.

5.6 인과 계 분석

본 연구가 제시한 연구모형은 기존에 검증된 경

2) VIF는 1과 1.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단한다.

3) VIF는 1과 1.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단한다.

우가 없었으며, 처음 시도된(탐색 인) 것이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서와 같은 변수들 간의 

향 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회귀분석으로 먼  

규명하 다. 앞서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

도에 한 계 근법 구매 략과 통제의 통합도

에 한 력 제고의 향 경로를 제외시키고 <그

림 1>에서 제시한 연구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확

인하기 해 구조화 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 다. 

구조화 방정식 모형분석을 해 AMOS 15.0이 사

용되었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에 한 합성을 평가하는 χ²

값이 15.6(p = 0.00, df = 8)이었다. χ²값에 따른 p값

은 기 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연구에

서 이 값만을 상으로 모형의 합성 여부를 단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표본의 수에 따라 χ²값

이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4]. 따라서 

χ²값을 자유도(df)로 나  값을 가지고서 합성을 

단할 수 있다[8]. χ²값/8 = 1.95이며 1과 3사이에 

존재하는데, 1과 3사이에 존재하면 표본자료와 이

론모형 간에 합성이 있다고 단한다. 계산된 

합도 지표는 GFI = 0.89이며 RMR이 0.07, AGFI =

0.86, CFI = 0.91, IFI가 0.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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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구조화 방정식 모형분석의 경로계수

구 분 경로도
회귀가 치 표 화된

회귀가 치추정값 C.R. p 값

이론변수

력 제고 ←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 0.21 2.95 0.00 0.33

조직간 정보교류 ←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 0.37 5.68 0.00 0.49

조직간 정보교류 ← 력 제고 0.47 3.26 0.00 0.34

조직간 학습 ← 조직간 정보교류 0.80 9.19 0.00 0.83

통제의 통합도 ←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 0.23 7.75 0.00 0.63

공 망 성과 ← 조직간 학습 0.43 5.10 0.00 0.43

공 망 성과 ← 통제의 통합도 0.72 5.27 0.00 0.47

측정변수

력 제고 ← 력 제고 1.00
*

- - 0.87

조직간 정보교류 ← 조직간 정보교류 1.00* - - 0.97

조직간 학습 ← 조직간 학습 1.00
*

- - 0.97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 ← 조직간 원가 리 1.00
*

- - 0.76

공 망 성과 ← 공 망 성과 1.00* - - 0.69

통제의 통합도 ← 통제의 통합도 1.00
*

- - 0.71

*
：최  입력시 1로 고정시킨 모수임.

에서, GFI를 비롯한 합성 지수들이 0.8～0.9정도

로 기 치를 넘고 있다. 합도 지표들 한 표본

의 수 등에 따라 향을 받기 때문에 인 기

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0.8～0.9정도의 수 에

서는 어느 정도 합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인과

계 분석결과를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표 10>에서 구조화 방정식 모형의 이론변수의 

모수들에 한 표 화 회귀가 치(경로계수)의 추

정치를 보면,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와 력 제

고간의 계에 한 경로계수가 0.33(C.R. = 2.95; p

= 0.00)으로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직

간 원가 리 도입정도와 조직간 정보교류 간의 경

로계수는 0.49(C.R. = 5.68; p = 0.00)이며 유의하게 

나타났다. 조직간 정보교류에 한 력 제고의 경

로계수는 0.34(C.R. = 3.26; p = 0.00)로 유의하 다. 

그리고 조직간 정보교류와 조직간 학습 간의 경로

계수와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와 통제의 통합

도 간의 경로계수는 0.83(C.R. = 9.19; p = 0.00)과 

0.63(C.R. = 7.75; p = 0.00)이었다. 조직간 학습과 통

제의 통합도의 공 망 성과에 한 경로계수는 각

각 0.43(C.R. = 5.10; p = 0.00)과 0.47(C.R. = 5.27; p =

0.00)로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는 력 제고와 

조직간 정보교류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력 제고는 조직간 정보교류

에 직 인 향을 미치며, 조직간 정보교류는 조

직간 학습을 통해 공 망 성과에 간  향을 미치

게 된다. 한,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는 통제

의 통합도를 통해 공 망 성과에 간  향을 미치

게 된다. 이러한 연구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그림

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6. 연구 결론과 논의

조직간 계 통제 도구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공 망 성과를 개선시키는지 실제로 검증한 경우

는 극히 드물다. 일부 연구들이 기술 으로 설명하

거나 사례 연구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도

다. 본 연구는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가 구매 

 공  기업들 간의 력 제고를 통해 조직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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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제고

조직간 원가 리

력 제고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

조직간 정보교류 조직간 학습

조직간 학습

공 망 성과

공 망 성과

통제의 통합도

조직간 정보교류

통제의 통합도

0.87

0.71

0.33

0.76

0.47

0.34

0.63

0.49

0.97

0.83

0.97

0.43

0.69

<그림 2> 구조화 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도

보교류와 통제의 통합도를 증진시킴으로써 공 망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증 으로 보여

주었다. 즉, 조직간 원가 리를 공 망 리의 수

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 , 제조기업의 조직간 원가 리 도

입정도가 공  기업에 한 계 근법 구매 략

의 향을 받는지 여부를 조사하 다. 실증분석 결

과, 계 근법 구매 략이 조직간 원가 리 도입

정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망 리의 핵심인 련 기업들 간의 력 

제고에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가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구매  공  기

업들 간의 긴 한 력은 공 망 리를 해 필수

인 것이며, 조직간 원가 리 도입이 이러한 력 

증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와 그로 인한 력 제고는 조직간 정보

교류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공  기업들 간의 정보교류는 공 망 상의 

업무 처리, 신속한 문제 해결과 빠른 응 등을 

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조직

간 원가 리 도입 자체가 련 기업들 간의 정보교

류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하며, 이들 간의 높은 

력 의식 역시 정보교류를 진시킬 수 있다는 것

을 보여 다. 

 한, 조직간 정보교류는 조직간 학습을 유발하

여 공 망 성과에 간  향을 미친다는 것도 본 

연구 결과로써 밝 졌다. 정보교류로 인한 학습은 

새로운 지식의 획득, 지식 공유와 이 을 가져오며, 

이러한 지식은 공 망 리에 극 활용됨으로써 

공 망 성과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조직간 원가 리 도입정도는 공

망 상의 통제 통합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며, 높은 

통제의 통합도는 공 망 성과 증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련 기업들 간에 

공 망 상의 과정들에 한 실시간 통제가 일어나

려면 신속한 자  통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조직

간 원가 리 도입정도가 이러한 신속한 자  통

제 도입에 정 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본 연구 결

과가 보여  것이다. 그리고 실시간 자  통제의 

구축은 공 망 성과 개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연

구 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구매 제조기업 입장에서 수행되었으

며, 연구결과들 한, 구매 기업 측면에서 제시되

었다. 즉, 구매 기업이 조직간 원가 리를 도입하

면 공 망 성과 개선에 어떻게 기여하게 되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반 로, 공  기업이 조직간 원가

리를 수용하면 어떤 이 이 있으며, 공 업체의 

성과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본 연구 결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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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 어렵다. 공  기업 입장에서의 연구는 별

도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조직간 원가 리 

도입이 구매  공  기업들 간의 력 제고를 가

져온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반 로, 조직간 력

이 조직간 원가 리 도입을 진 시킬 수도 있는

데, 이러한 방향 향 계는 본 연구에서 검증

하지 못했으며 이것은 본 연구의 한계 인 동시에 

앞으로 연구해볼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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