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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의 첫 글자를 따

온 약어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 가치창출

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을 의미한다(강원, 정무권, 
2020).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 글로벌 금융위기 

및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전례 없는 사건들

이 발생하면서 ESG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글로벌 주요 기업과 기관들의 ESG 활동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조대형, 2021). 김양민과 박

지현(2021) 및 노요빈(2022)에 따르면, 글로벌 주

요 기업과 기관들은 ESG 활동을 기업의 지속가

능한 성장전략의 핵심요소로 인식하면서, 약 

5,100개의 글로벌 기업과 기관이 UN의 책임투자

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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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과 일반 대중 간의 ESG에 대한 인식 차이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ESG 정책의 시행을 방해하는 부정

적인 여론과 그 배경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 JST(Joint 
Sentiment Topic Modeling) 및 의미연결망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소셜미디어에서의 주요 키워드와 

토픽, 그리고 그 연결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ChatGPT를 활용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의 결과를 보완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과 일반 대중 간 ESG에 대한 인식과 중요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위기 관리, 
투명한 지배구조, 윤리적 경영 등에 집중하여 신뢰를 구축하려 했으나, ‘그린워싱’, ‘중대재해’, ‘불매운동’ 등과 같은 부정

적 키워드가 자주 소셜네트워크에서 등장하여, 많은 대중들이 기업의 ESG 이슈 처리에 대해 의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는 기업, 정부 기관, 고객 및 투자자를 위한 ESG 전략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소셜미디어, LDA 토픽모델링, JST, 의미연결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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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김양희, 2021).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조가 

맞물리면서 ESG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서경란, 2021). 다수의 국내 기

업이 ESG 활동을 주요 경영전략에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s)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김호석, 2021). 더불어, 일반 대중 역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박윤나, 한상린, 2021; 서정태 

등, 2022).
그러나, 긍정적인 ESG 경영 추세와 별개로 여

러 문제점과 논란도 생겨나고 있는데, ‘그린워싱

(Greenwashing)’ 이슈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그린

워싱이란 기업들이 실질적인 환경보호 노력 없이 
단순히 친환경 이미지를 앞세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생겨나는 문제를 의미한다(차경욱 

등, 2013). 이러한 그린워싱 이슈로 인해 일부 기

업의 ESG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

면서 시민단체 중심의 특정 기업에 대한 불매운

동 등의 반응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
업과 일반대중 간 ESG 개념에 대한 오해와 부정

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박란희, 2022), 이는 

기업의 ESG 경영 활동 및 성과에 대한 투자자들

의 가치평가를 낮추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

(Serafeim, 2020).
이처럼, 일반 대중의 ESG 경영 인식 제고와 

함께 부정적 여론이 함께 형성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면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기대치도 충족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

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ESG 활동과 재무성과의 관계나 평가방법론 등

에만 집중하고 있어(백상미, 최정미, 2021; Park 
et al., 2022), 사회 변화와 연결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반영한 ESG 트렌드와 키워드 분석은 상대

적으로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다. 더욱이, 소비

자의 감성을 고려하거나 대중과 기업 관점에 동시

에 접근하는 통합적 연구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ESG에 대한 기업과 일반 대

중 간의 인식 차이를 실증하고, ESG 경영을 방

해하는 부정적인 여론과 그 배경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과 의미

연결망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

서와 소셜미디어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를 분

석하고, 각 키워드 간 연결 관계를 비교 분석함

으로써, 향후 ESG 방향성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에서 
발견된 ESG 관련 부정 감성 토픽과 출현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ESG 환경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의 실질적인 참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ESG에 대한 깊은 이해

를 도모하고, ESG 정책 수립 시 유용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개념  배경

2.1 ESG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1987년 유엔

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과 세계환경개발(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이 공동으로 
발표한 “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 처음 

소개되었다(이재혁, 양지원, 2019).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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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Brundtland, 1987). 최근 지속가

능한 발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등과 같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2004년 UN 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의 “Who Cares Win” 보고

서에서 ESG라는 용어가 처음 소개되었고, 2006년 
UN 책임투자원칙이 발표되면서 ESG 개념이 확산

하게 되었다(김재필, 2022). ESG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의 개념이 발전된 것으로(한국거래소, 
2023), 자본시장 및 투자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CSR과 CSV의 개념과는 

차별화된다(한동숙, 2021). 특히, COVID-19 팬데믹, 
기후변화, 금융위기 등의 글로벌 이슈와 맞물려 

ESG가 폭발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경영 분야에

서도 ESG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체계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Li et al., 2021). 이
러한 변화에 따라, ESG는 투자의 관점만이 아닌 

주주와 소비자를 포함한 기업의 내외부 이해관

계자들에게 기업가치와 신뢰도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지용빈, 서영욱, 2021). 이
에 따라,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기업은 소

비자들의 외면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반대로 

‘착한 기업’에 대한 소비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부형 등, 2023). 예를 들어,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사건은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례로, 이 

이슈 이후 폭스바겐은 막대한 매출 감소가 발생

했을 뿐만 아니라 CEO의 경질까지 초래하였다

(Burke, 2022). 국내에서도 SPC의 부정적 ESG 이
슈가 발생해, SPC 제품에 대한 전국적 불매운동

으로 번져 나간 사례가 존재한다. 반면, 네슬레와 

같이 ESG 활동의 성과로 매출을 크게 증가시킨 

사례도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광범위한 확산

과 함께 대중은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박수진, 이상용, 2023), 
이는 기업에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Park 
et al., 2022).

이런 맥락에서, ESG 관련 선행연구 대다수는 

ESG 활동과 기업성과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ESG 및 CSR의 키

워드와 트렌드에 대한 연구도 일부 존재하지만, 
이들 연구는 분석대상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한

계가 존재한다. <표 1>에 정리된 ESG 관련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Fatemi et al.(2018)은 ESG 
성과보고서와 그에 따른 공시 평가점수를 활용

하여 ESG 성과와 기업가치 간의 연관성 및 ESG 
공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Yoon et 
al.(2018)은 국내 기업의 재무정보와 ESG 활동점

수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치 사이

의 연관성을 확인한 바 있다. 윤지혜와 이종화

(2021)는 LDA 토픽모델링을 사용한 지속가능경

영보고서 CEO 인사말 분석을 통해 CSR 트렌드

를 파악하였고, 이한올 등(2022)은 BERTopic과 

동적 토픽모델링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

서에서의 ESG 트렌드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들

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의 ESG 및 CSR 트렌

드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보고서

가 기업 입장으로 작성되는 특성상 분석 대상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한편, 대중의 관점

에서 분석한 ESG 연구도 존재하는데, 김수환과 

류승완(2022), 양찬열(2022)은 뉴스 기사를 분석

하여 ESG 트렌드와 이슈를 조사하였으나, 오직 

기사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일반 대중

의 전체적인 반응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했

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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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슈 분석

이한울 
등(2022)

토픽
모델링

지속가능
경영보고

서

ESG 주요 키워드 
및 트렌드 도출

이도희, 
김주희
(2023)

연관어 
분석, 

감성분석

소셜
미디어
기사

ESG, CSR의 주요 
키워드 및 부정 
감성어 도출

Park et 
al.(2022)

토픽
모델링, 
감성분석

소셜
미디어

트위터상에서 나타나는
ESG의 트렌드 및 
감성 추이 분석

양찬열
(2022)

연관어 
분석, 

네트워크 
분석

기사
ESG 연구동향 탐색 및
기업의 ESG 도입을 위한

시사점 제시

Yoon et 
al.(2018) 회귀분석

기업 
재무정보
ESG 점수

Ohlson의 가치평가모형을
기반으로 기업의 CSR 
활동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윤지혜, 
이종화
(2021)

토픽
모델링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주요 토픽과 트렌드 도출

<표 1> ESG 관련 주요 선행연구

황재호 등(2022), 이도희와 김주희(2023), 그리

고 Park et al.(2022)과 같은 연구들은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ESG의 감성 차원을 함께 고

려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소셜

미디어분석을 통해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 ESG 
트렌드를 살펴보고, 감성 차원을 함께 고려하여 

ESG에 대한 깊은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나, 

감성의 변화 패턴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거나 

일반적인 부정 감성어의 출현만을 주요하게 고

려함으로써, ESG의 전반적인 맥락을 충분히 고

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대중과 기업의 두 가지 관점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와 지속가

능경영보고서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LDA, Joint Sentiment 토픽모델링, 그리고 

의미연결망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ESG의 트렌드

와 주요 내용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방향으로 연

구를 설계하였다.

2.2 ESG 커뮤니 이션

최근 ESG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와 일반 대중

의 관심이 확대되면서 ESG 커뮤니케이션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박란희, 2022). 이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나 기관이 ESG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며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지
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업의 내외부 이해관계자

에게 환경, 사회, 경제 분야의 비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로, 기업의 목표, 가치, 성과 등

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윤진수, 2009), 기업의 

정당성 확보, 가치 제고, 위기관리, 기업 활동의 

투명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Herzig 
& Schaltegger, 2011). 이에, 전 세계적으로 ESG
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지속가

능경영보고서를 널리 채택하여 작성하고 있다

(Buallay, 2019).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보고이니

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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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등 다양한 국제기관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

성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GRI의 

기준(GRI Standard)이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준용되고 있다(Brown et al., 2009). 한편, 국내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대체로 CEO의 메시지와 

ESG 활동 내용으로 간략히 구성되어 있으며, 기
업의 ESG 목표와 성과 정보를 활용하여 이해관

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한편, 소셜미디어상의 ESG 언급이 증가하면

서, 기업들이 ESG 관련 활동의 소통 및 홍보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Russo et 
al., 2022). 소셜미디어는 개인 간의 정보교환 플

랫폼의 역할을 넘어, 기업이나 기관들의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생성되는 데이

터는 기업의 ESG 전략과 그에 대한 일반 대중의 

반응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통해 기업은 자신들

의 ESG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반응을 실

시간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정하거

나 보완할 수도 있다. Appel et al.(2020)에 따르

면, 소셜미디어는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전략 분

석의 중요한 대상이며,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일

반 대중의 ESG에 대한 인식과 태도 파악에 필수

적인 자료로 간주되고 있다(Liu et al,.2023).
이에, 본 연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기업과 일

반 대중의 ESG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그

에 따른 트렌드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ESG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반

응을 이해하고, 미래의 ESG 전략 및 커뮤니케이

션 방향을 제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3 텍스트마이닝 분석

소셜미디어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를 

활용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방정석

과 류두진(2022), Lee et al.(2023)은 이러한 추세

를 강조하며 NLP 기술의 발전과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는 ESG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자연어처리 기반의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

였다. 특히, 데이터의 특성과 분석 목적을 고려

하여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

링, Joint Sentiment 토픽모델링, 그리고 의미연결

망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LDA 토픽모델링은 대표적인 토

픽모델링 알고리즘 중 하나로, 본질적인 통계분

포를 유지하며 문서별 토픽 분포를 추정하는 방

식이다(Blei et al., 2003). LDA 토픽모델링은 비

정형 문헌에서 주제를 일관성 있게 군집화하는 

데 있어 큰 장점이 있어, 다양한 비정형 텍스트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정명석, 이주연, 2018). 다
음으로, Joint Sentiment Topic Modeling(JST)은 

LDA를 기반으로 한 확장 모델로, 감성 계층을 

추가하여 문서 내 토픽뿐만 아니라 감성 정보도 

동시에 추출하는 분석기법이다. JST는 각 문서

와 연결된 토픽-문서 분포를 통해 주제와 감성 

라벨의 분포를 추정하는데(Lin & He, 2009), 비
지도 학습을 사용해 감성 극성 정보 없이도 문서

에서 감성 정보를 추출하는 데 유리한 분석기법

이다(최윤진 등, 2020). 특히, 주제와 감성 정보를 
동시에 추출하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대한 감정 

반응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김영범, 차경진,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JST를 
이용해 소셜미디어에서 ESG 관련 부정적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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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그 연결 관계를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SNA)은 네트워크 이론에 기초하여 네

트워크 내 단어들의 동시 출현 관계를 분석하여 

텍스트에 내재한 의미관계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Drieger, 2013; Rice & Danowski, 1993), SNA와 

토픽모델링이 결합되면 토픽의 중요성과 영향력

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소연, 임규건, 2021).

3. 연구설계

3.1 분석 차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첫 번

째 단계에서는 파이썬(Python)과 R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소셜미

디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2020년
부터 2021년까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진

행한 후, LDA 토픽모델링과 의미연결망분석을 

<그림 1> 분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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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과 일반 대중 간의 

ESG 관련 키워드 및 그들 사이의 의미관계의 차

이점을 식별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2022년
의 소셜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 전처리 후, 
JST와 의미연결망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분석 

단계에서는 토픽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토픽의 명칭을 정의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

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미래의 ESG 정책과 전략 설정에 대한 깊이 있는 

제언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2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ESG 언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소셜미디어 데

이터와 2021년과 2022년에 발간된 국내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
위터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ESG’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본문, 댓글, 트윗 등을 포함한 

총 272,027건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
이터 수집은 Python 3.9.0과 R 4.2.2를 이용한 웹 

크롤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플랫폼 특

성에 따라 적절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KRX)에서 제공하는 ESG 포털의 등재 보고서를 

주요 수집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파이썬의 Selenium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동적인 웹페이지 크롤링을 

수행하였고, 총 209건의 보고서 중 영문 보고서

와 중복되거나 손상된 파일을 제외하였다. 수집

된 보고서의 텍스트는 Adobe의 OCR 기능을 통

해 추출되었으며, ESG와 관련 없는 내용은 제외

하고 필요한 텍스트만을 선택하였다.

3.3 Stage 1: 지속가능경 보고서  

소셜미디어 비교분석

본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업과 일반 대

중에서 바라보는 ESG 트렌드 차이를 파악하고

자 (1) 데이터 전처리, (2) 토픽모델링, (3) 토픽명 

선정, (4) 의미연결망분석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광고나 유사 키워드와 

같이 주제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텍스트를 제거

하고 문장 정제(Cleaning), 정규화(Normalization), 
그리고 단어 토큰화(Word Tokenization) 작업을 

수행하였다. 문장 정제와 정규화 과정에서는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여 한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제거하고, 유사어를 통합하였다(예: ‘밸류체인’과 
‘가치사슬’). 단어 토큰화는 KoNLPy에서 제공하는 

여러 형태소 분석기 중에서 처리 속도와 주제와의 

적합성이 높은 Mecab 형태소 분석기를 선택하였다. 
형태소 분석은 기존에 정립된 표준 불용어 목록

을 활용하였으며(길호현, 2018), 분석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불용어를 추가로 제외하였다. 
형태소 분석기로 인식되지 않는 복합어나 특정 

용어에 대해서는 사용자 정의 사전을 추가 구축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예: ‘지속가능’, ‘이해관계자’). 
이를 바탕으로 명사, 고유명사, 형용사, 동사 등의 
토큰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둘째, LDA 토픽모델링은 파이썬의 Gensim 라이

브러리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Gensim LDA 모델의 하이퍼파라미터인 passes, 
n_below, n_above, n_topic(k)을 조정하며 일관성

(Coherence)과 혼잡도(Perplexity) 점수를 산출하

였고, 이를 통해 최적의 하이퍼파라미터 값을 결정

하였다. 여기서 일관성 점수는 LDA 토픽모델링 

결과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혼잡도는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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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낮을수록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다(Hasan et al., 2021). 일
관성과 혼잡도의 점수를 바탕으로 최적의 파라

미터를 선택하고, pyLDAvis 라이브러리를 사용

하여 토픽모델링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시각화 

결과와 해석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토

픽의 수를 결정하였다.
셋째, LDA 토픽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토픽에 

대한 이름을 결정하는 과정은 양지훈 등(2023)의 

방법론을 활용했는데. 구체적으로 LDA 통해 도

출된 토픽별 키워드, 관련 확률, 예시 문장을 

ChatGPT에게 제시하고, 각 토픽에 대해 다섯 개

의 이름 후보를 얻은 후 최적의 토픽 이름을 선

정하기 위해 산학 전문가 네 명(대기업 ESG 기획 
담당자 1명, 교수 3명)을 초청하여 토론하였다. 
ChatGPT가 제안한 토픽 이름 후보와 키워드, 관련 

확률을 전문가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의 의견을 종합

하여 최종 토픽명을 결정하였다(<부록 1> 참조).
마지막으로, 파이썬의 NetworkX 라이브러리

를 활용하여 의미연결망분석을 진행하였다. 토
픽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키워드를 노드로 설정

하고, 동시에 나타나는 빈도를 기반으로 노드 간

의 연결 관계를 에지로 설정하여 네트워크를 형

성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의 시각화를 위해

서는 Gephi 프로그램과 Force Atlas2 알고리즘

(Jacomy et al., 2014)을 적용하였다.

3.4 Stage 2: 소셜미디어 부정 감성어 분석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의 네 가지 

절차-(1) 데이터 전처리, (2) 토픽모델링, (3) 토픽명 

선정, (4) 의미연결망분석-를 따랐으나, 부정 감성어 

분석을 위한 절차를 추가하였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대상

으로 KNU 감성사전(박상민 등, 2018)을 활용하

여 문서의 감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긍정 및 부정 문서를 초기 분류하였고, 약 14,000
건의 부정 감성 문서를 추출하였다. 이후, 문서 

맥락을 고려하여 ESG에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

는 문서를 추가로 분류하여, 총 약 1,700건의 데

이터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토픽모델링 과정에서는 JST의 감성 가

중치 설정을 위해 KNU 감성사전과 TF-IDF 분석 

결과로 선별한 부정 감성어를 사용하여 감성사

전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감성사전에 

따라 부정 감성어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파이썬의 
Jointtsmodel 라이브러리로 JST 분석을 수행하여 

부정 감성 토픽을 추출하였다. 다만, LDA와 달

리 JST에서는 혼잡도 점수와 함께 H-Score를 평

가지표로 사용하였다. H-Score는 Jensen-Leibler 
divergence를 바탕으로 문서의 클러스터링 품질

을 평가하는 지표로, 낮은 값이 더 우수한 클러

스터링 품질을 의미한다(Sengupta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H-Score(0.19)와 혼잡도 점수

(2,625.76)를 고려하여 최종 토픽 개수를 6으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단계와 같이 

ChatGPT 분석과 산학 전문가 토픽명 선정 절차

를 거쳐 최종 토픽명을 결정하고, 의미연결망분

석을 수행하였다(<부록 1> 참조).

4. 연구결과

4.1 Stage 1 분석 결과

본 연구는 ESG 이슈에 관한 기업과 일반 대중

의 인식 차이를 조명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보

고서와 소셜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토픽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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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미연결망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LDA 토
픽모델링을 활용하여 각 데이터 소스에서의 주요 
토픽을 추출하였고, 해당 결과는 <표 2>와 <표 3>
에 각각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토픽은 기업의 위

기관리,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성, 그리고 ESG 이
슈에 대한 대응전략임을 확인하였다. 

Topic Keywords

적극적 
안전개선
(Topic 1)

안전, 보건, 인권, 협력사, 보안, 
정보보호, 실시, 점검, 개선, 예방

윤리적 
조직문화
(Topic 2)

윤리, 교육, 임직원, 운영, 제도, 공정, 
문화, 조직, 인재, 준법

효율적 
오염관리
(Topic 3)

배출, 에너지, 사용, 활용, 제품, 
폐기물, 생산, 저감, 효율, 오염

고객중심 
서비스

(Topic 4)

고객, 기술, 서비스, 품질, 개발, 사업, 
강화, 제공, 시장, 확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Topic 5)

사회, 활동, 지역, 가치, 지원, 공헌, 
지속가능, 이해관계자, 책임, 성장

친환경 
추진 전략
(Topic 6)

경영, 환경, 기후변화, 목표, 친환경, 
추진, 전략, 온실가스, 수립, 감축

지배구조 
건전성 확보

(Topic 7)

이사회, 위원회, 사외이사, 주주, 이사, 
구성, 지배구조, 선임, 전문, 결정

통합적 
위기관리
(Topic 8)

리스크, 관리, 대응, 체계, 발생, 평가, 
위험, 재무, 전사, 내부

<표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LDA 토픽모델링 결과

다음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 결과는 

기업이 신뢰도 및 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속가능

경영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도출된 토픽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근로환경의 

안전 및 보건,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재무 리스크와 

같은 주제가 주요 위험요소로 강조되었다. 두 번

째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 그리고 그를 

위한 기술 개발과 생산공정의 개선 방안이 제기

되었다. 세 번째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물론, 
기업의 내외부 교육 및 관리 제도를 통한 윤리와 

Topic Keywords

ESG 등급 평가
(Topic 1)

 경영, 지속가능, 평가, 지배구조, 가치, 
책임, 위원회, 기관, 등급, 관리 

기업의 
전망과 성과

(Topic 2)

 상승, 반도체, 가격, 실적, 증가, 전망, 
매출, 주가, 이익, 공급 

기후변화와 
세계위기
(Topic 3)

 세계, 포럼, 정부, 문제, 시대, 국가, 
미래, 위기, 정책, 변화

스마트 기반의 
혁신서비스
(Topic 4)

기술, 서비스, 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고객, 제공, 혁신, 기반, 스마트

환경과 
에너지 생산

(Topic 5)

사업, 수소, 개발, 생산, 건설, 배터리, 
추진, 계획, 공장, 폐기물

친환경 제품 
사용 확대
(Topic 6)

친환경, 사용, 제품, 플라스틱, 환경, 
활용, 소비자, 소재, 용기, 소비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

(Topic 7)

생각, 공부, 시작, 세대, 트렌드, 관심, 
응원, 중요, 모르다, 필요

사회참여와 활동
(Topic 8)

사회, 참여, 캠페인, 활동, 지원, 지역, 
실천, 이벤트, 챌린지, 공헌

ESG를 
활용한 투자

(Topic 9)

투자, 금융, 은행, 시장, 펀드, 자산, 
주식, 채권, 경제, 운용

탄소배출 감소와 
에너지 전환
(Topic 10)

탄소, 에너지, 배출, 탄소중립, 발전, 
기후변화, 산업, 온실가스, 기후, 전력

면접과 
취업준비

(Topic 11)

면접, 교육, 채용, 준비, 경험, 질문, 
과정, 취업, 직무, 자소서

<표 3> 소셜미디어 LDA 토픽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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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의 강조가 이루어졌다. 네 번째로, 다양한 사

회공헌 활동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제품의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의 노

력이 언급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ESG 이슈에 대

한 기업의 접근방식과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파

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의미연결망분석을 통해

(<부록 2> 참조), ‘관리’ 키워드를 중심으로 ‘리
스크’, ‘개선’, ‘안전’ 등의 키워드가 연계되며, 기
업의 안정성 확보와 환경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관리’ 및 

‘리스크’ 키워드와 연계된 기후변화 키워드는 기

후변화가 기업에 중요한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윤리’, 
‘준법’과 같은 키워드와 ‘책임’, ‘공헌’ 등의 키워

드가 군집을 형성하였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의 결과는 환경 분야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다양한 토픽이 

도출되었다. 해석해 보면, 첫 번째로, 환경 분야

에서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 혁신, 그리고 환경성 
개선과 같은 기업의 친환경 정책 및 제품, 그리

고 소비에 관한 관심이 중점적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사회적 분야에서는 기업 주도의 캠페인, 
챌린지 등의 사회활동과 대중들의 활발한 참여

가 강조되었다. 
셋째, 지배구조 관련 키워드는 발견되지 않았

으나 ESG 전반에 걸친 여러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이는 대중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깊게 인식하고 
있으며, ESG를 최신 트렌드로 받아들이고 있음

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나 취업 준비와 

같은 다양한 키워드가 추출되었다. 이러한 현상

은 ESG가 대중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하며, 일
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소셜미디어에서의 토픽모델링 결과

로부터 도출된 키워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부록 3>과 같이 의미연결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환경’ 키워드는 ‘기술’, ‘개발’ 등의 

기술적 요소와 ‘친환경’, ‘제품’, ‘사용’ 등의 제품 
및 서비스 관련 키워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술과 친환경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투자’ 키워드는 ‘금융’ 및 ‘경제’와 

같은 전통적인 키워드와 함께, ‘환경’과 ‘사회’와 

같은 ESG 관련 키워드와도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이는 ESG 투자가 현재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측면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래’, ‘필요’, ‘변화’
와 같은 키워드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관

되어 있어, ESG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기업의 

사회적 활동과 연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국내 기

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소셜미디어의 ESG 
주제 간의 상세한 비교분석을 위해 K-ESG 기준의 
진단항목을 활용하였다(대한상공회의소, 산업통상

자원부, 2021). K-ESG 기준은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추진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는 범용 기준

으로, 총 네 개의 영역에 27개의 범주와 61개의 

기본 진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4> 참조). 
K-ESG 기준의 27개 범주를 기준으로 토픽모델링 

결과를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카테고리로 분류

하였고, 이를 <표 4>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통합 

공통 토픽은 K-ESG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세 가지 매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토픽을 의미한다.
토픽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통합 공통 토픽에는 

‘폐기물’, ‘에너지’, ‘효율적 오염관리’ 등 기업의 

오염물질 및 탄소배출 관리와 연관된 토픽과 ‘지역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등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된 토픽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통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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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윤리경영’, ‘산업안전’, ‘이사회 구성’ 등 

기업 내부 문화와 안정성을 강조하는 토픽이 확

인되었다. 매체별로 보면 고유토픽이 각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K-ESG의 고유토픽으로는 
‘원부자재’, ‘다양성 및 양성평등’ 등 ESG의 세부 
이슈에 중점을 둔 토픽이 있고, ‘환경 법･규제 위반’ 
토픽은 ESG 경영에서의 법규 준수 중요성을 나타

낸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토픽으로는 ‘고객 

중심 서비스’와 ‘통합적 위기관리’가 있어, 기업

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소셜미디어에서는 ‘기후변화와 세계위기’, 
‘친환경 제품 사용확대’,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 

등 다양한 이슈에 중점을 둔 토픽이 확인되며, 
이는 최근의 기후 위기와 ESG에 대한 대중의 관

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SG 활용 투자’, 
‘면접 및 취업준비’와 같은 다른 토픽들 역시 

ESG의 영향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준다.
이러한 토픽 차이는 기업과 대중 관점의 차이

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은 안정성과 지

속가능성에 중점을 두지만, 대중은 환경과 사회 

이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해결을 원하는 모

습이다. 따라서, 각 플랫폼에서의 정보 제공 방

식은 그 정보의 소비자인 대상의 관점과 목적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분류 K-ESG 기 지속가능경 보고서 소셜미디어 역

통합 
공통 토픽

폐기물, 에너지, 오염물 효율적 오염관리 환경과 에너지 생산
E

환경경영 목표, 온실가스 친환경 추진전략 탄소배출 감소와 에너지 전환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사회 참여와 활동 S

기준 및 보고서 
공통 토픽

윤리경영 윤리적 조직문화

-
S

산업안전, 인권, 정보보호 적극적 안전개선

이사회 구성 지배구조 건전성 확보 G

고유토픽
(K-ESG)

원부자재, 용수,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라벨링, 목표, 노동, 
다양성 및 양성평등. 동반성장, 
사회 법∙규제 위반, 이사회 활동, 
주주 권리,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 -

E

S

G

고유토픽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고객중심 서비스
-

S

통합적 위기관리 G

고유토픽
(소셜미디어) - -

기후변화와 세계위기 E

스마트 기반의 혁신서비스,
친환경 제품 사용 확대,

ESG 등급 평가,
기업의 전망과 성과,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

ESG를 활용한 투자,
면접과 취업준비

ESG
통합
영역

<표 4> K-ESG 기반 토픽 분류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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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tage 2 분석 결과

두 번째 단계에서는 ESG 도입의 저해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JST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정리하

였다. 소셜미디어에서는 ESG에 대한 부정적 여

론이 여러 토픽으로 등장했는데, 구체적으로 기

업의 잘못된 ESG 정책, 그린워싱을 포함한 위장

된 마케팅 전략, 그리고 ESG 제도의 부재 등이 

있다. 특히, 안전사고나 미흡한 안전 보장에 대

한 부정적 여론이 두드러졌는데, 대표적으로 공

장의 사망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

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며, 때로는 불매운동과 

같은 강렬한 대응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대규모의 횡령이나 배임 등 기업의 내부 

문제로 인한 부정적 인식도 존재하였다. 

Topic Keywords

부실한 
안전관리
(Topic 1)

사고, 안전, 발생, 현장, 사망, 건설, 
공장, 중대재해처벌법, 보건, 불매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

(Topic 2)

러시아, 가격, 공급, 에너지, 시장,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 상승, 수요

과도한 
환경 부담
(Topic 3)

배출, 탄소, 감축, 탄소중립, 온실가스, 
대응, 실사, 부담, 수출, 공시

미흡한 
공공제도
(Topic 4)

사업, 고용, 정부, 기관, 보험, 
장애인, 공공, 필요, 제도, 운영

위장된 친환경 
마케팅 

(Topic 5)

그린워싱, 환경, 친환경, 제품, 홍보, 
소비자, 위장, 마케팅, 주의, 기준

내부 관리의 
실패

(Topic 6)

금융, 횡령, 직원, 은행, 내부, 사건, 
혐의, 고객, 관리, 규모

<표 5> Joint Sentiment 토픽모델링 결과

<그림 2> 소셜미디어 부정 감성어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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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에 관한 이슈도 주목받았는데, 소비

자들의 환경에 관한 관심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

어 기업의 ESG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컸다. 특히, 
환경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의 110건에서 

2022년의 4,558건으로 그린워싱 적발 건수가 급

증했지만, 실질적인 시정 조치는 극히 드물었다

(이지민, 2023). 이러한 상황은 대중의 기업에 대

한 반발 감정을 더욱 확대시켰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후의 에너지 공급 위기와 관련

하여 ESG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분석에서 주요 

토픽으로 부각되었다. 블랙록과 같은 큰 유럽의 

투자기관들이 화석 연료 기업에 다시 투자하기 시작

하면서 ESG 평가 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대중들의 
의문 또한 증가하고 있다(GoldmanSachs, 2022a). 

JS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한 의미연결망

분석(<그림 2> 참조)에서는 ‘에너지’, ‘시장’, ‘공급’ 
등의 키워드와 ‘탄소’, ‘배출’ 등의 키워드가 연결

되어 있어, 국내 기업의 친환경 정책이 에너지 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필요’ 키워드와 ‘정부’, ‘기준’ 등의 키워드의 연결

성은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 관점에서는 기업의 

내부 관리와 안전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그린워싱’, ‘친환경’, ‘위장’ 등의 키워드 연결로 

그린워싱에 대한 경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5.1 연구결과 토의

본 연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ESG 트렌드를 통합적 

관점에서 탐색하고, 소셜미디어 데이터에서 도

출된 부정 감성어를 바탕으로 대중의 ESG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과 문제점을 파악하려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업과 일반 대중 간 ESG에 
대한 인식과 중요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위기관리, 투명한 지배구조, 
그리고 윤리경영 등에 주력하여 고객과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려 하였지만, 일반 대중 중에서는 

이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기업의 ESG 평가 등급이 중요하게 여겨짐에 따라, 
평가 방식에 대한 정확성과 일관성은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했는데(Berg et al., 2022), 특히, 안전

사고로 인한 처벌을 받은 기업들이 높은 ESG 평
가 등급을 받는 경우 등,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중들이 기

업의 정보공시와 마케팅 내용을 단순히 수용하

는 것이 아닌, 더욱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기업이 ESG 경영에 올바르게 참여하려

면 제도적 지원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제기되었다. 국제적으로 ESG 공시 규제가 강

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비용 부

담, 인력 부족, 그리고 명확한 기준 부재 등의 이

유로 ESG 경영 도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재의 규제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 단위의 대응

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2021
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었지

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고, 
처벌 내용에서도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있었다. 따라서, ESG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도적 및 정책적 

대응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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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SG 략 제안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ESG의 트렌드와 부정

적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ESG 생태

계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기업, 정부, 투자자, 소
비자)이 ESG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가치

를 창출할 방안을 <표 6>에 제안하였다. 
첫째, 기업은 ESG 활동을 단순한 홍보나 성과 

과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ESG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고 대중과의 투명한 

소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현재 기업의 ESG 활동과 일반 대중

의 인식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잘못된 소통 방식은 부정적인 인

식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GS 칼텍스의 경우처럼, 기업의 독특한 콘텐츠와 

플랫폼을 활용하여 명확한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박영락, 2023).
둘째,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투명성, 성과 및 

책임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Yu et al., 2020). 

따라서, 기업과 대중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

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부 감사 기관의 

감사와 함께, 기업 내에서 ESG 활동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지속가능경영책임자(Chief Sustainability 
Officer: CSO)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정부는 ESG 경영을 지원하고 적절한 규

제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ESG 공시와 관련된 

산업별 대응 방안 및 지원체계가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K-ESG 기준이 이를 위해 제공

되었으나,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과 대한상공

회의소, 기업은행의 노력처럼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여이레, 
2022; 유근일, 2023).

넷째, 투자자는 기업의 실적이나 공시만을 기

준으로 하지 않고,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하여 

ESG 지표를 참조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재 기업 간의 평가와 보고 기준, 그리고 방식

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평가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므로 신중한 접근이 

상 략 시

기업
 ESG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투명한 소통체계 구축
 데이터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CSO(Chief Sustainability Officer) 선임
 GS 칼텍스 ESG 소통 전략

정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
체계 마련

 ESG 경영 정책 위반 기업에 대한 추가적 규제 제도 
마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민간 ESG 컨설팅
 대한상공회의소 & 기업은행 지속가능연계

대출
 EU 친환경 강조 표시 지침

투자자
 ESG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전략 구축
 올바른 방향의 ESG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의 투자
 골드만삭스 & 블랙록 ESG 투자원칙

일반 대중
 ESG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인식 수준 함양
 기업의 올바른 ESG 정책 시행 동기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ESG 강의
 착한 기업 소비&불매운동

<표 6> ESG 참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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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ESG 활동은 
기업 이미지와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윤나, 한상린, 2021; 서정태 

등, 2022).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ESG 정책을 설

정하고 실행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실질적인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국제 

투자기관이 ESG 요소를 투자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ESG 위험에 대한 기준 

및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기업 내 이사회의 여성 

임원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다(GoldmanSachs, 
2022b). 일례로 블랙록은 기업의 이사회 품질, 효
율성, 그리고 사회적 영향 등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BlackRock, 2023).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ESG 경영을 비

판적으로 바라보며, 다양한 정보를 통해 기업의 

목표와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미디어의 홍보나 ESG 등급만을 기준으

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ESG 교육과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나 정

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하며(CMA, 2023), 국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여러 기관이 ESG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대한상공

회의소, 2023).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기업의 ESG 
정책을 이해하고,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 기업에 적

절한 ESG 정책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더욱이, 기업, 정부, 투자자, 그리고 일반 대중

의 ESG 전략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건전한 ESG 생태계 구

축을 위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

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

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3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는 일반 대중의 관점과 기업의 관점을 따

로 다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측을 비교 분석

하여 국내 ESG 전반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유

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과 같은 주

요 소셜미디어에서의 일반 대중 반응을 분석, 이
로부터 상호 간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방법론은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토픽모델링과 의미연결망분석을 병행

하였다. 이를 통해 ESG 주요 이슈의 의미 관계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였고, 특히 Joint Sentiment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그린워싱’이나 ‘중
대재해’와 같은 키워드에 대한 심도 있는 부정 

감성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와 기업의 

보고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ESG 연구의 새

로운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ESG
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가진다.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이 ESG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일반 대중의 관점과 부

정 감성 키워드를 기업의 ESG 키워드와 함께 분

석함으로써, 기업이 ESG 전략을 효과적으로 계

획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K-ESG 기준, 지속가능경영보

고서,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통합적인 비교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ESG 방향성의 설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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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공하며, 이는 향

후 기업과 일반 대중의 관점을 통합하여 더욱 타

당한 ESG 기준 설정 및 보고서 작성에 큰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ESG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미래 전략은 기업과 소비

자 간의 ESG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이를 통해 향상된 ESG 인식은 기

업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4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

서를 기반으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최신 

기업 트렌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최신의 기업 

데이터를 포함하여 기업과 대중의 관점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2020년부

터 3년간 급증한 ESG 언급량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으나, 기간별 트렌드 변화를 깊이 있게 다루지

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Dynamic 
Topic Modeling(DTM)과 같은 최신 기법을 활용

해 기간별 트렌드 변화를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의 소셜

미디어 분석은 일반 대중의 ESG 트렌드와 부정 

감성어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각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특성을 깊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플랫폼별 특성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가 사용한 
LDA 토픽모델링 방법론은 Bag-of-Words(BoW) 

기법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방법론은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단어 간의 의미를 놓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연결망분석을 활용하

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와 같은 문장의 맥락을 고려한 방법

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Devlin et al., 2018). 마
지막으로, 본 연구의 부정 감성어 분석은 국내 

소셜미디어 데이터 중 부정 감성 문서만을 대상

으로 진행하였다. ESG의 국내 언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속연구에서는 해외 ESG 
트렌드와의 비교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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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ChatGPT 기반 토픽명 선정 과정

※ 제안된 토픽이 모호하거나, 도출된 토픽을 포괄할 수 없어, 연구진 및 전문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토픽을 도출된 경우에는 진하게(bold) 표기하였음.

토픽 ChatGPT 제안 토픽명 최종 선정 토픽명 

1 안전한 정보보호 보건인권 고려 협력사의 안전관리 예방적 안정점검 안전성 개선 노력 적극적 안전개선

2 윤리적 교육 실천 임직원 운영 제도 윤리적 조직 문화 인재육성의 중요성 준법운영 강화 윤리적 조직문화

3 에너지 효율 개선 제품생산 최적화 오염저감 관리 폐기물 저감 노력 환경보호 활용 효율적 오염관리

4 고객중심 서비스 기술강화 제공 사업개발 전략 품질향상 제공 시장확보 노력 고객중심 서비스

5 사회공헌 활동 강화 지역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지원활동 이해관계자 책임 지속성장 추구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6 환경경영 전략 친환경 추진전략 기후변화 대응 강화 탄소중립 목표 추진 온실가스 감축 노력 친환경 추진전략

7 이사회 주주 구성 사외이사 선임 전략 기업 지배구조 강화 지속가능경영 추진 독립적 이사회 구성
지배구조 

건전성 확보

8 리스크 관리 강화 체계적 위험 대응 전사적 리스크 관리 통합 위험대응 전사적 평가 체계 통합적 위기관리

<부록 표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도출 토픽명 

토픽 ChatGPT 제안 토픽명 최종 선정 토픽명

1 지속가능한 경영 책임 있는 가치 평가 효율적인 지배구조 ESG 등급평가 관리의 책임과 역할 ESG 등급평가

2 경영실적 상승 반도체 시장 동향 기업의 전망과 성과 주가 급상승 추세 관련 산업군의 성장 기업의 전망과 성과

3 기후변화와 
세계문제

미래를 위한 
정부정책

세계적인 
환경 위기

시대변화에 
대한 대비

지구와 인류의 미래
기후변화와 
세계위기

4 디지털 기술의 혁신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

데이터와 
플랫폼 기반

스마트 기반의 
혁신 서비스

고객경험 개선
스마트기반의 
혁신 서비스

5 친환경 에너지 사업 수소와 배터리 개발 환경과 에너지 생산
지속가능한 
건설산업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환경과 에너지 생산

6 친환경 제품 사용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친환경 제품 
활용 방안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 교육

친환경 제품 
사용 확대

7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

관심과 응원을 
통한 변화

기후문제의 
중요성 인식

지속가능한 삶의 
필요성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

8 사회참여와 활동 친환경 캠페인 지원 지역사회와의 협력 실천과 이벤트 참여
사회적 공헌을 

위한 노력
사회 참여와 활동

9 ESG를 고려한 
투자전략

금융과 자산 
운용 변화

시장과 경제 전망
ESG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ESG 지수 활용과 
투자 기회

ESG를 활용한 
투자

10 탄소배출 감소와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와 
산업발전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에너지 분야의 
혁신

환경문제에 대한 
산업의 역할

탄소배출 감소와 
에너지 전환

11 면접과 취업 준비
직무경험과 
자기소개서

교육과 채용 절차
문제해결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

면접과 취업 준비

<부록 표 2> 소셜미디어 도출 토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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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ChatGPT 제안 토픽명 최종 선정 토픽명

1 위험한 작업환경 부실한 안전관리 무자비한 공장사고 부정적인 불매운동 감시 미흡 건설현장 부실한 안전관리

2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

전쟁의 
경제적 영향

유럽의 
에너지 패닉

폭등하는 
에너지 가격

불균형한 
에너지 공급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

3 급증하는 
탄소배출

부담스러운 
감축정책

고비용의 
탄소중립

과도한 환경부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과도한 환경부담

4 불평등한 
장애인 고용

미흡한 
사회서비스

정부의 부실 대응
비효율적인 
공공제도

사업운영의 
어려움

미흡한 공공제도

5 위장된 
친환경 마케팅

고립된 
그린워싱 문제

부정적인 
환경 홍보

무책임한 
제품홍보

현혹하는 
소비자 인식

위장된 친환경 
마케팅

6 불법적인 
금융횡령

내부관리의 실패
부정적인 
내부 범죄

문제적인 
고객서비스

대형 금융비리의 
충격

내부관리의 실패

<부록 표 3> 소셜미디어 부정 감성어 도출 토픽명

<부록 2> 지속가능경 보고서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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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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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산업통상자원부, 한상공회의소, 2021)

역 범주 진단 항목

정보공시(P)
(5개 문항)

정보공시 형식

ESG 정보공시 방식

ESG 정보공시 주기

ESG 정보공시 범위

정보공시 내용 ESG 핵심이슈 및 KPI

정보공시 검증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E)
(17개 문항)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목표 수립

환경경영 추진체계

원부자재
원부자재 사용량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 Scope2)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
용수 사용량

재사용 용수 비율

폐기물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라벨링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사회(S)
(22개 문항)

목표 목표 수립 및 공시

노동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정규직 비율

자발적 이직율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결사의 자유 보장

다양성 및 양성평등

여성 구성원 비율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인 고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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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범주 진단 항목

산업안전
안전보건 추진체계

산업재해율

인권
인권정책 수립

인권 리스크 평가

동반성장

협력사 ESG 경영

협력사 ESG 지원

협력사 ESG 협약사항

지역사회
전략적 사회공헌

구성원 봉사 참여

정보보호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및 규제

사회 법/규제 위반 사회 법/규제 위반

지배구조(G)
(17개 문항)

이사회 구성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성별 다양성

사외이사 전문성

이사회 활동

전체 이사 출석률

사내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안건 처리

주주권리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개최일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배당정책 및 이행

윤리경영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감사기구
내부감사부서 설치

감사기구 전문성(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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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ng Corporate and Public ESG Perceptions 

Using Text Mining and ChatGPT Analysis: Based on 

Sustainability Reports and Social Media*

1)

Jae-Hoon Choi**ㆍSung-Byung Yang***ㆍSang-Hyeak Yoon****

As the significance of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management amplifies in 
driving sustainable growth, this study delves into and compares ESG trends and interrelationships from both 
corporate and societal viewpoints. Employing a combination of Latent Dirichlet Allocation Topic Modeling 
(LDA)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we analyzed sustainability reports alongside corresponding social 
media datasets. Additionally, an in-depth examination of social media content was conducted using Joint 
Sentiment Topic Modeling (JST), further enriched by Semantic Network Analysis (SNA). Complementing 
text mining analysis with the assistance of ChatGPT, this study identified 25 different ESG topics. It 
highlighted differences between companies aiming to avoid risks and build trust, and the general public’s 
diverse concerns like investment options and working conditions. Key terms like ‘greenwashing,’ ‘serious 
accidents,’ and ‘boycotts’ show that many people doubt how companies handle ESG issue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et the foundation for a plan that serves key ESG groups, including businesses, government 
agencies, customers, and investors. This study also provide to guide the creation of more trustworthy and 
effective ESG strategies, helping to direct the discussion on ESG effectiveness.

Key Words : ESG, Sustainability Report, Social Media, LDA Topic Modeling, Joint Sentiment Topic 
Model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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