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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물류전략이 수출기업의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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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2021 Trade Statistics” released by the Korea Customs Service, the number of domes-
tic export companies has decreased by 2,400 since COVID-19, and the number of importers has in-
creased by 10,000. Exporting companies are making a great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develop-
ment of Korea along with the creation of domestic jobs. At a time when the logistics environment 
changes rapidly, there are insufficient papers analyzing the impact of eco-friendly logistics strategies of 
domestic exporters on logistics performance. In order for exporting companies to continue to have 
global competitiveness and improve logistics performanc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mpact of 
eco-friendly logistics strategies on the logistics performance of exporting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eco-friendly logistics strategies of domestic export companies on 
logistics performance. The eco-friendly logistics strategy is divided into an internal strategy and a sup-
ply chain management strateg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internal strateg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logistics performance of exporting companies, and the supply chain man-
agement strateg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logistics performance of exporting companies. As such, 
it was analyzed that the eco-friendly logistics strategy of exporting companies is an important resource 
for companies and serves as the basis for improving the logistics performance of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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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수출은 기업 생존과 일거리 창출 및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수출의 중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2022년 관

세청1)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수출기업 수는 94,615

개로 전변대비 2.5% 감소하였지만 수출액은 6,444억

불로 전변대비 25.7% 증가하였다. 

표 1. 무역통계 현황   

 (단위 억불)

구 분
수출

2020 2021 증감률

무역액 총액 5,125 6,444 25.7

무역통계
무역액 5,112 6,431 25.8

기업수 97,040 94,615 -2.5

자료 : 관세청 보도자료(2022.05.24.)

2021년 대기업 수출기업 수는 875개로 전년대비 

3.5% 감소하였고, 중견기업은 2,227개로  0.9% 증가

하였으며, 중소기업은 91,513개로  2.6% 감소하였다. 

2021년 대기업의 수출액은 4,158억불로 전년대비 

29.5% 증가하였고, 중견기업은 1,138억불로 전년대

비 22.3%, 중소기업은 1,135억불로 전년대비 17% 증

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수는 감소하

고 있지만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글로벌 물류환경은 

코로나19의 재유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수출기업의 성과가 

위축될 가능이 많다. 우리나라 기업은 SCM 붕괴 등 

글로벌 물류환경에 대비하여 적시에 원자재를 구입

하고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는 물류환경에 대비가 

필요하다. 물류환경은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적인 물류환경에도 대비가 필요

하다.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인 사물인터넷(IoT)

1) 관세청 보도자료(2022.5.24.)

과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새로운 혁명으로 물류환경이 급격하게 디지

털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지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큰 시점에서 수출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조 물품, 물류서비스 및 물류비 

절감뿐만 아니라 친환경 물류전략에 따른 물류성과

도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친환경 물류전략이란 제품의 생산에서 최종소비자

에게 재고를 연결하기 위해 발생되는 운송, 보관, 하

역, 포장, 유통가공 등 물류활동 뿐만 아니라 최종소

비자에서에서 기업으로 회수되거나, 반품 또는 폐기

되는 역물류 활동까지 포함하여 친환경으로 설계된 

물류시스템을 말한다(윤문규, 2002). 수출기업은 친

환경 물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절감, 기업의 사회적 평판 향상, 기업의 정당한 

이윤 창출 활동 및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가치 공

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박석하 등, 2011).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은 사용하는 전력의 100%을 태

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대처하자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선언하는 등 친환

경 제조에 선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RE100에 참여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은 349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인 애플, 구글, MS 등 61개 기업은 

이미 RE100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국내 기

업은 아직 RE100 참여 기업수가 저조한 편이지만 

2021년 초 35개 기업에서 2022년 초 60개 기업으로 

참여기업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서지

원 2022). 또한 기업은 물류 비즈니스 전과정을 탈탄

소 모델로 변화 중에 있으며, 친환경 물류성과를 수

출기업의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

르면 소비자 76%가 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

어야 한다고 응답2)하였으며, 환경이 건강 이슈만큼 

2) BCG Survey(2020): 주요 8개국(북미, 서유럽, 남미, 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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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제품을 

소비함에 있어 친환경 제품과 친환경 포장 등의 친

환경 물류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가 이전 대비 

약 20% 증가한 53%의 소비자가 응답3)하였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수산분야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4)을 수립하여 무역항과 연안항을 대

상으로 탄소중립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국내 수출기업은 물류분야를 위탁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기업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지만 친환경 

물류전략에 따른 물류성과에 대해서는 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수출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련 연구들은 수

출기업과 물류기업의 역량에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조용현 2012)하고, 수출기업의 혁신과 수

출기업의 성과에 관해 실증 분석(조용현 2021), 물류

기업 업종간의 차이를 비교하며 물류기업의 사업특

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구경모 2018)

하거나. 제4차산업 혁명시대 공급사슬관리 리스크 

요인의 위험관리전략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이충배, 김현중, 2020). 

그러나 글로벌 물류환경이 급격하게 친환경 물류

전략으로 변화는 시점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친환경 

물류전략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논

문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친환경 물류전략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기업의 친환경 물류전략이 물

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 선행연구 통해 본

고의 이론적 배경을 확인하고 제Ⅲ장에서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확인한 후 제Ⅳ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등) 소비자 3,249명 대상 
조사결과

3) PwC Survey(2021): 전 세계 27개국 소비자 8,657명 대상 
조사결과

4) 해양수산부(2021)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친환경 물류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는 여러 가지 관

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친환경 물류전략은 내부적 관

점에서의 내부전략과 외부적 관점에서의 공급사슬관

리전략으로 분류된다. 내부전략은 기업가정신

(Menguc et al., 2010), 정보시스템(Green et al., 

2012), 조직구조(Lopez-Rodriguez, 2009) 둥이 있고, 

공급사슬관리전략은 친환경의 불확실성(Hong et al., 

2009)과 기술의 불확실성(Vachon and Klassen, 

2006) 등이 있다. 불확실성은 수출기업의 기업성과

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친환경 물류 요인으로 파악

하고 있다(Styles and Ambler, 1994). 이러한 친환경 

뮬류전략은 제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변화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구성된다(Teece, 2007). 수출기업의 기

업성과를 규명하기 위한 선행연구의 흐름은 자원기

반이론과 산업조직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자원기반

이론은 기업 내부자원과 역량에 기초하고, 산업조직

이론은 기업의 외부환경과 전략을 결정요인으로 접

근하고 있다. 수출기업의 기업성과는 수출액, 제품의 

성공 만족도, 해외 마케팅역량 등으로 측정하였다(이

진희‧문희철, 2022). 공급사슬관리전략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써 기술의 불확실성(Ragatz et al., 

2002), 환경의 불확실성(Hus and Wang, 2008; 

Jokipii, 2010; Pagell and Krause, 2004), 수요의 불

확실성, 공급의 불확실성 및 기술의 불확실성(Paulraj 

and Chen, 2007a), 물류와 마케팅의 관계 효과성

(Daugherty et al., 2009), 지식과 프로세스의 상호의

존성(Zacharia et al, 2009), 공급자 의존성

(McGarthy-Byrne and Mentzer, 2011) 및 공급사슬

관리의 마케팅 결정요인과 행동결정요인(Salam, 

2011)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환경의 불확실성을  

공급사슬전략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

재변수로 취급하는 연구들도 있다(Boon-itt and 

Wong, 2011; Iyer, 2011; Wong et al., 2011). 

선행연구에서 공급사슬관리전략의 요인으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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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확실성 및 관련 불확실성으로 접근하고 있고 

내부전략에서는 정보시스템 및 부서 간 관계 등과 

같은 조직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급사슬관리전략에서 영향을 미치는 친

환경 요인을 수출기업의 내부요인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는 자연자원준거관점에서 기업의 내부자원

으로서 기업의 조직역량이 친환경 물류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업은 조직역량을 

통해 기업의 독특한 자원으로서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내부 및 외부적인 

친환경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의 활용

에 따른 기업의 친환경 분야의 역량강화는 기업의 

내부적 관점에서 전 부서에 전파되고, 기업 간 협력

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확보된 정보를 공급자들과 공

유함으로써 기업은 고객욕구를 달성하고, 이에 따라 

친환경 물류성과는 강화된다. 

선행연구에서 물류성과 요인은 사회적 기대에 부

합하는 기업의 효과성으로 볼 수 있다(Judy and 

Douglas, 1998; Zhu et al., 2010). 

기업의 물류성과는 전체 물류과정 중에서 병목현

상을 개선하여 물류비절감 및 고객서비스 향상 등이 

있다(Jones et al. 1997). 일반적으로 기업의 물류시

스템의 성과는 3S1L과 같은 물류서비스와 저비용 등 

2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Sterling & 

Lambert(1985). 

환경경영시스템5)(ISO 14001)은 기존의 환경 담당

자가 전담하여 실시한 환경관리방식에서 벋어나 전 

직원의 참여하여 환경문제 관리하는 시스템적 접근 

방식으로 기업의 성장과 환경성과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함에 따

른 기업의 기대효과는 표 2.와 같다. 

5)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의 환경경영 위원회(TC 207)에서 개
발한 ISO 14000 시리즈 규격중 하나로서 조직의 환경경영
시스템을 실행, 유지, 개선, 보증하고자 할 때 적용가능한 
규격이며, 산업업 분야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경
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이다.

표 2.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효과

ISO 14001 취득 효과

1 폐기물 최소화 등 비용절감

2 환경사고의 사전 예방 효과

3 환경관련 법규 준수

4 환경성과의 지속적 개선

5 국제적 신뢰 획득을 통한 무역장벽 극복

6 친환경 기업 이미지 개선

자료 : KSA 한국표준협회

변수 요인들간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

급사슬관리전략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다. 이는 공급사슬관리에서 물류환경전략에 대한 연

구가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것이 그 원인이다. 따라서 물류환경전략의 구

성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이행될 필요성이 있다. 둘

째,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내부 및 외부 관점으로 접

근하고 있지만(Bae, 2012; Green et al., 2012; 

Stevens, 1989) 본 연구는 물류환경전략을 내부전략

과 공급사슬관리전략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한국 수

출기업은 그들의 공급자들과 상호 간의 높은 협력적

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지만 해외의 고객들과의 협

력은 다소 불완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전략을 수출기업의 관점에서 내부

전략과 공급사슬관리전략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

러한 내‧외부전략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전략에 대한 

정확한 요인들은 구분하기에는 어렵다. 

Ⅲ. 연구모형 설계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설계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한국 수출기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230개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조사는 대상 기업에 대해 이메일과 전화 및 

방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자료 조사대상 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료 조사기업의 매우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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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금속 

및 비금속이 전체 기업 중에 15.8%를 기록했고 다음

으로 기계, 운수 및 장비가 14.1%로 나타났다. 전기 

및 전자업종은 10.4%를 나타났고, 섬유, 의류 및 피

혁업종은 10.1%로 조사되었다. 목재, 종이 및 가구

업종(4.6%), 식음료가 (3%)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업종이 12%를 나타내었고, 무응답은 전체 기업의 

30%를 나타내어 무응답의 조사 내용은 제외하고 분

석을 진행하였다. 조사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500억

원 이상부터 10억원 이하로 다양하게 분포되었다.

친환경 물류전략은 내부전략과 공급사슬관리전략으

로 분류하여 수출기업의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고 연구가

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설계

<가설 1> 수출기업의 친환경전략으로써 내부전략

은 기업의 물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수출기업의 친환경전략으로써 공급사슬

관리전략은 기업의 물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2. 연구방법

국내 제조기업의 친환경 물류전략과 수출기업의 

친환경 물류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친환경 물류전략은 높은 프로세스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능력을 구축하는 관점에서 기

업의 공급사슬 파트너들에게 친환경 지식을 전파하

고 확산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Dyer and Singh, 

1998). 즉 수출기업의 친환경 물류전략에 따라 기업

의 공급사슬 파트너들에게 친환경 지식을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Dyer and Singh, 

1998). 이러한 친환경 물류전략은 부서 간의 측면에

서 시작하여 기업 간 측면으로 확산된다(Bowen et 

al., 2001; Green et al., 2012; Vachon and Klassen 

2008). 

본 연구의 모집단이 한국 수출기업이고 관여도의 

관점에서 해외의 파트너와의 협력 정도보다는 국내

의 공급자에 대한 협력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더 

명확한 친환경 협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친환경 물류전략을 내부전략과 공급자

관리전략으로 분류하였다. 친환경 물류전략의 내부

전략 요인은 다음과 같다. 부서간의 접촉정도(a 1), 

관리정책 프로세스(a 2), 이해관계자 친환경 참여정

도 (a 3), 친환경 전문성 보유정도(a 4), 직원들의 공

유정도(a 5) 및 환경오염방지 노력정도(a 6)로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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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환경전략과 기업성과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항목
요인 1

(내부)

요인 2

(성과)

요인 3

(공급사슬관리)

항목변경
크론바흐 알파

전 후

a 1

a 2

a 3

a 4

a 5

a 6

0.774

0.771

0.791

0.732

0.787

0.668

0.306

0.219

0.235

0.185

0.213

0.361

0.203

0.318

0.202

0.375

0.320

0.403

6 6 0.926

b 1

b 2

b 3

b 4

b 5

0.672

0.553

0.507

0.394

0.389

0.300

0.263

0.298

0.343

0.285

0.484

0.672

0.693

0.767

0.797

5 4 0.938

c 1

c 2

c 3

c 4

c 5

c 6

0.211

0.228

0.141

0.260

0.218

0.430

0.838

0.837

0.831

0.824

0.818

0.693

0.204

0.238

0.310

0.183

0.153

0.145

6 6 0.935

고유값 5.160 4.775 3.249 - - -

분산(%) 30.355 28.090 19.114 - - -

주) KMO: 0.936, Bartlett test: chi-square=3596.674, df=136, p=0.000

공급사슬관리전략은 요인은 다음과 같다. 공급사

슬 내 친환경 공동목표달성(b 1), 공급사슬 내 친환

경 의무실행 정도(b 2), 공급사슬 내 파트너 친환경 

노력성과(b 3), 공급사슬관리 친환경 실행(b 4) 및 

공급사슬관리 친환경 협력적 의사결정(b 5)으로 측

정하였다. 친환경 물류성과는 친환경 분야를 적극 지

원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

영 등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수출기업의 효과성으

로 볼 수 있다(Judy and Douglas, 1998; Zhu et al., 

2010). 

물류성과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 등이 있다. 그리고 환경경영시스템에서는 물류 

및 역물류 등의 단계에서 투입된 원가와 산출된 제

품의 원가 등을 파악하여 원가절감과 동시에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친환경 물류성

과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비용절감, 

납기내 준수, 서비스 개선 등을 나타낼 수 있다. 따

라서 친환경 물류전략에 따른 기업의 성과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력의 재배치 및 감소

(c 1), 관리비용 절감(c 2), 매출액 상승(c 3), 투자회

수율 상승(c 4), 시장점유율 증가(c 5) 및 자본회수율 

증가(c 6)로 측정하였고,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

였다.

 
Ⅳ. 연구결과

1. 분석결과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은 탐

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요인

들 간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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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친환경 물류전략과 물류성과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요인 Estimate S.E. C.R. 요인적재값 AVE

a 1

a 2

a 3

a 4

a 5

a 6

0.845

0.866

0.885

0.907

0.985

1.000

0.060

0.058

0.064

0.062

0.060

-

14.010***

14.970***

13.932***

14.699***

16.538***

-

0.781

0.810

0.773

0.803

0.861

0.849

0.662

b 2

b 3

b 4

b 5

1.003

1.023

1.053

1.000

0.053

0.053

0.052

-

19.104***

19.251***

20.390***

-

0.879

0.883

0.906

0.891

0.792

c 1

c 2

c 3

c 4

c 5

c 6

0.986

1.052

1.176

1.106

1.056

1.000

0.071

0.074

0.081

0.078

0.078

-

13.830***

14.194***

14.555***

14.209***

13.468***

-

0.837

0.885

0.871

0.856

0.817

0.782

0.709

주 : Chi-square=142.138, df=83, p=0.000, Q=1.713, GFI=0.931, AGFI=0.887, CFI=0.982, TLI=0.973, RMSEA=0.057

요인은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

였으며 요인들 간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KMO

와 Bartlett test의 결과는 표본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의 결과는 물류환경

전략을 2개의 하위변수로 분류하고 수출기업 성과는 

독립된 변수라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내부전략은 6

개의 측정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급사슬관리

전략은 5개의 측정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신뢰성 및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공급사슬관리전략 b 1은 요인 1에 분류되어 제거되

었다. 수출기업의 성과는 6개의 측정요인이 분류되

었고 신뢰성과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4.에 따르면 친환경 물류전략과 물류성과의 확

인적 요인분석의 결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만 모형의 적합성이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있지만 조직문화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와 마찬

가지로 표본의 수가 200개를 넘기 때문에 참고자료

로만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은 상관분석의 결과이다. 

상관분석의 결과는 두 가지를 설명한다. 첫째는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이다. 둘째는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이다. 

표 5. 상관분석의 결과

변수 평균 표준 내부전략 공급사슬관리전략 친환경 물류전략

내부전략 4.368 1.277 1.000

공급사슬관리전략 4.352 1.393
0.818***

(0.669)
1.000

친환경 물류전략 4.440 1.230
0.608***

(0.370)

0.633***

(0.401)
1.000

주 : 괄호 안의 값은 상관계수의 제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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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간의 관계가 높게 나타난다면 이는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간의 높은 상관성을 의미한다. 표 5.에 

나타난 결과는 친환경 물류전략의 내부전략과 공급

사슬관리전략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두 변수는 모두 허용치 0.249(> 0.1) 및 MAX-VIF 

4.017(< 10.0)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이들 간의 

관계가 높게 나타난다면 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높은 상관성을 의미한다. 표 5.에 나타난 결과

는 내부전략과 공급사슬관리전략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두 변수는 모두 허용치 

0.249(> 0.1) 및 MAX-VIF 4.017(< 10.0)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타당성은 AVE와 상관계수의 제곱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AVE가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판별타당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따라서 측정요인의 신뢰성과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타당성은 AVE와 상관계수의 제곱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AVE가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판별타당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따라서 측정요인의 신뢰성과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 검증결과 및 함의

연구목적에 따른 가설은 두 가지가 제시되었고 분

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의 적합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Chi-square의 결과를 보면 대립가설이 채택되

어 모집단의 특성과 표본의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Chi-square의 결과는 표본의 수

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표본의 수가 200개를 

이상일 경우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Baumgater and Homburg, 1996). 그 외의 적합도 

지수는 기준을 모두 초과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표 6.에 나타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

내 수출기업의 친환경 물류전략으로써 내부전략은 

물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가설1 채택). 

둘째, 한국 수출기업의 친환경 물류전략으로써 공

급사슬관리전략은 물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가설2 채택).

분석결과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전략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기업의 내부자원으로써 내부전략과 공급자전략은 

높은 프로세스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공급사슬에서 공급자들에게 친

환경 지식을 전파하는 활동을 이행하고 이러한 기업

은 친환경과 관련한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여 기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Dyer and Singh, 1998; Judy 

표 6. 인과분석결과

가설 경로 Estimate S.E. C.R. P 결과

1
내부전략

→ 수출기업 성과
0.454 0.057 7.933 0.000 채택

2
공급사슬관리전략→ 

수출기업 성과
0.401 0.044 9.018 0.000 채택

주) Chi-square=450.704, df=238, p=0.000, Q=1.894, GFI=0.861, AGFI=0.810, CFI=0.962, NFI=0.924, IFI=0.963, 

TLI=0.953, RMSEA=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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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ouglas, 1998). 이러한 친환경 물류전략과 물

류성과 관계는 자연자원준거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친환경 물류전략은 기업 자원으로써 유용하고, 

희소하고, 모방하기 힘들고,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다. 또한 이러한 자원으로써 친환경 물류전략과 물류

성과 간의 관계는 사회적 복잡성과 인과적 모호성이 

존재하여 경쟁기업들에 의해 쉽게 모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의 높은 수준의 친환경 물류전

략은  수출기업 물류성과를 개선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친환경 물류전략 중 내부전략과 공급사

슬관리전략이 수출기업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측정 변수들 간의 이론

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측정 변수의 개념

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하였

다. 작성된 설문지는 무역협회에 등록된 한국 수출기

업에 보내어져 조사가 실시하였고 실증분석은 총 

230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측정요인들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

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가설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이론적 함

의는 분석결과의 논의에서 제시되었고 다음과 같다.  

한국 수출기업의 관리자들은 높은 수준의 친환경 

물류전략을 통해 우수한 물류성과를 달성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즉 수출기업의 관리자들은 기업의 내

부전략에서 친환경 물류와 관련한 부서 간의 지속적

인 접촉정도, 전 직원의 친환경 물류에 대한 인식 공

유 정도, 공급사슬관리에서 친환경 물류 정책, 친환

경 물류관리와 관련한 정책 프로세스 및 친환경 물

류관리 시 파트너를 참여시킴으로써 친환경 물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

리자들은 전 직원들이 공급사슬관리전략에서 친환경 

물류와 관련한 부서 간 협력과 공급자협력을 이행한

다면 높은 수준의 물류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다. 첫째, 모형의 적합도지수가 만

족스럽지 못하다. 물론 Chi-square는 표본의 수에 민

감하게 반응하고 본 연구는 230개의 자료를 사용했

기 때문에 Chi-square를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그

러나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한다면 모형의 적합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

적 관점에서 더욱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고 친환경 물류전략을 보다 세분화하

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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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물류전략이 수출기업의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동배

국문요약

관세청이 발표한 ‘2021년 무역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내 수출기업은 2,400여개 줄었고, 수입
업체는 1만여 기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발
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물류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친환경 물류전
략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논문은 미비한 실정이다. 수출기업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
력을 갖추고 물류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물류전략이 수출기업의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수출기업의 친환경 물류전략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 물류전략은 내부전략과 공급사슬관리전략으로 구분된다. 분석결과 내부전략
은 수출기업 물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급사슬관리전략은 수출기업 물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수출기업의 친환경 물류전략은 기업의 중요한 자원으로써 기
업의 물류성과를 개선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수출기업, 물류성과, 친환경 물류전략, 내부전략, 공급사슬관리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