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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글로벌 지속가능성이 큰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ESG가 최대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반적인 글로벌 흐름에 맞

추어 국내 ESG에 관한 학문 연구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ESG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론을 활용하여 ESG 연구의 학문적 관심도 변화를 살펴보고 연구의 주요키워드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연구가 진행된 

ESG 학술논문들을 연도별로 수집하고, 핵심주제어와 논문 제목을 활용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빈도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내 ESG 학술논문들의 연도별 게재 수를 계랑 서지학 분석의 누적 수로 분석한 결과 해마다 ESG 연구논문들의 게재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SG 이슈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의 지속적인 증가를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대상 논문들의 핵심주제어와 

논문 제목의 빈도분석 결과로 ESG, 기업, 사회, 책임, 경영, 투자, 지속가능의 단어들이 추출되었다. 또한, 해외에서 체계적 문헌고찰로 진

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외 ESG 주요키워드들이 공통으로 책임, 지속가능, 경영 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최근 국외 연구에서 제시한 

ESG 주요 이슈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ESG 핵심키워드들의 공통요소들을 비교한 결과 과거 연구들과 비교하면 최근 연구의 관심사가 환

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국내 ESG 연구들이 활용한 데이터들은 주로 KEJI 지수, KRX 지수, KCGS ESG 평가지수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체 152편 중 총 8편으로 현저하게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ESG 연

구 동향과 연구의 증가 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후속 연구자들이 연구주제 및 연구키워드에 대해 구분하고 더욱 다양한 연구주제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학문 연구는 아직 미흡하거나 부족하여 이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빠르게 급변하는 시장에서 실무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ESG 실천 지침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주제어: ESG, 텍스트마이닝, 핵심주제어, 논문 제목, 빈도분석, 중소기업

Ⅰ. 서론

1.1 연구배경

최근 국내·외 ESG경영은 필수요소로서 정부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강원·정무권(2020a)은 ESG

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

배구조(governance)를 지칭하는 약어이며, ESG 활동은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배구

조의 효용성을 극대화함으로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지속가능

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 환경, 경제 

요소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리스크가 

생기면 지속가능한 상태가 어렵다(Holden et al., 2017). 

ESG 투자가 전 세계로 확대될 결정적 계기가 된 2006년 유

엔책임투자원칙(UN Princr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의 서명 기관이 63개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 2,372개 증

가하였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인이 투자 결정에 반영되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

다(박혜진, 2020).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 Rock)

은 탄소 배출 억제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

단할 수 있으며, 투자 결정 시 지속가능성이 큰 기업들의 가

치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선언한 이후 

ESG가 전 세계 기업의 최대 화두로 부각되었다(김병주, 

202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공시 제도 종합개선방안에서는 ESG 책임투자기반 조성

을 강조하고 2026년과 2030년을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공시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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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2021). 국내 벤처캐피털에서는 벤처투자를 할 때 투자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기업의 사업내용이 환경·사회적으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모형은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를 준용 지속가능한 시장과 더 나

은 미래를 부합하는지 정도에 따라 등급 체계로 구분하였다

(김종우, 2021). 또한, 은행을 중심으로 ESG 도입에 속도가 붙

었는데 ESG 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위한 그린

본드(Green Bond),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본드(Social 

Bond)와 그 둘을 결합한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으로 

자금을 조달한 은행은 환경·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배동

주, 2019). 그러나 ESG 정보공시제도는 정부, 기업, 투자자, 

NGO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정답이라고 말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기업의 규모나 산업별 특수성도 고

려하여야 한다(박혜진, 2020).

자본시장뿐 아니라 ESG에 관한 학문적 연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네이버 학술정보에 ESG 키워드로 검색 결과 

2021년 11월 현재 연구와 보고서는 총 5,490건이 나왔으며, 

2020년은 735개에서 2021년에는 1,343개(Naver Academic, 

2021)로 ESG에 관한 연구가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2021)는 글로벌 금융회사, 투자은행, 신평사 

중심으로 상품개발 및 투자의사 결정에 ESG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투자’와 ‘ESG 투자’ 개념이 혼재되

거나 대체되는 추세지만 현행 ESG 평가는 불충분한 또는 획

득 가능한 정량적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통일성 없는 평

가지표나 불확실한 ESG 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이 상당히 불일

치하여 평가·측정시스템 간 상관관계가 낮다고 발표하였다.

재무관리에 중점을 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기업의 사

회적 책임(CSR)에 대한 활동이 기업의 시장, 리더십과 소유자

의 특성, 리스크, 성과,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지만 여전히 상반되는 가설과 결과가 존재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Gillan, et. al, 2021). ESG 경영

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학에서 연

구는 투자 관련 재무적인 평가지표로 머물러 다양한 학술적·

실무적 시각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고희경 

외, 2021). 또한, 기존의 경제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에 중점을 

두었지만, 점차 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요시 여겨지

면서 ESG 경영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포괄적 분석을 통해 

연구추세와 향후 발전 방향을 확인하였다(김현수, 2021). 

이렇듯 선행연구자들의 연구처럼 상반되는 연구의 가설로 

인해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실무적, 학술적 시각을 반

영한 학술 연구의 필요성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기존 문헌연

구에 대한 동향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국내 ESG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

론을 활용하여 ESG 연구의 학문적 동향과 관심도 변화를 살

펴보고 연구의 주요키워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실무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중소기업의 ESG에 관한 연구 동

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은 주요 대기업에서 ESG 경영원칙을 제시하여 

협력사나 정부조달 등에서 ESG 수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을 선호하고 있으나 준비 수준은 미흡함을 지적하였다(임

효진, 2021).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ESG 경영을 중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경영수준은 아직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ESG가 경영성과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 인식 및 소비트렌드 변화와 투자자 및 금융기관 요구

확대 등 조사되고 있다(최영지, 2021). 정부와 민간기업, 중소

기업, 지원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ESG 준비 민관협의

회’를 발족하여 수시 소통 채널을 구축 중소기업 ESG 인식제

고 및 교육 컨설팅과 맞춤형 지원 등을 발표하였다(중소벤처

기업부, 2021). 중소벤처기업의 ESG 대응은 극히 초기 단계에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이 전제되지 않으면 대기

업 ESG 경영도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ESG는 생존

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중소기업도 ESG 경영에 대한 

자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하였다(전자신문, 2021).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ESG를 추진할 조직, 자금 등이 열악

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위기에서 ESG 추진이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ESG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

련함에 ESG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임효진, 

2021). 중소기업은 주요 매출 수주나 투자로 직결되어 ESG에 

대한 필요성이 빠르게 요청되나 제반적인 학문적 연구나 실

무적 메뉴얼이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과 ESG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므로 중

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열악한 ESG 성과 및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오덕교, 2021). 가장 시급한 문

제는 중소기업은 ESG 경영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ESG 의무공시와 지속가능성 규제가 세계 시장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협력사에 강도 높은 ESG 

경영을 요구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도 친환경 연료, 환경인증, 

노동 여건 등 요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요구수준

이 강화되면서 납품배제, 거래 중단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있다(김종화·김철현, 2021). 그런데도 해당 중소기업이나 벤처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학문 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이며, 기존 연구들은 주요 상장사

나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이 중점 대상이다. 또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ESG와 기업의 경영성과 간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임효진, 202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의 ESG에 대하여 얼마나 연구되었는지 확인하고 

현재 가장 시급하게 적용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ESG 연구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ESG에 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의 ESG 연구 동향을 분

석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정우(2021)는 특정 학문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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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연구범위와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해당 분야 게재된 연구논문의 역사적 동향과 흐름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중요한 선행연구 분석과 

학술지 탐색 방식이 연구자마다 다른 데다, 이미 유사 연구가 

선행되었던 것이 발견되어 노력이 수포가 되거나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이정우, 2021). 본 연구에서는 국내 ESG 연구 동

향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 문헌고

찰 방법을 활용하여 핵심주제어와 논문 제목을 연도별로 분

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ESG에 관한 연구 

동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는, ESG 등재학술 논문의 누적 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는, 국내 ESG 연구 핵심주제어를 본 연구에 부합하도록 분석

하였다. 셋째는, 국내 ESG 논문 제목을 분석하여 빈도분석을 

하고자 한다. 넷째는, 국내 ESG 연구대상을 분석하여 중소기

업 대상으로 한 연구대상 비율을 분석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선행연구 검토

2.1. 국내·외 ESG 이론 및 개념

ESG에 관한 이해는 Moskowitz(1972)의 연구에서 주장한 이

론적 근거인 Stakeholder theory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 이

론에 따르면, ESG의 도입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주주

들이 아닌 투자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즉, 경영적 성과만 강조한 전통적 투자 방식보다는 

사회책임투자가 더 나은 성과를 낸다는 점에서 ESG의 가치

가 주목받고 있다. ESG에 대한 본격적인 사항은 2004년 

UNGC(UN Global Combact)와 2005년 UNET(UN Environmental 

Program Finance Initiative)발표 하면서 시작되었다(손소득 외, 

2019).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기

업에 투자할 때 해당 기업의 경영적, 회계적 내용뿐 아니라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 기업이 사회에 대한 영향까지 판단하

는 경향이다(Giese et al., 2019). 

또한, Barnett & Salomon(2006)의 연구에서는 Stakeholder 

theory와 Modern Portfolio theory를 바탕으로 기업 대상으로 한 

스크리닝(screening)의 강도와 펀드 실적 사이의 곡선으로 이

루어진 관계를 설명하였다. 세계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ESG 원칙은 2004년 공식제안 이후 17년 동안 

개발되었으며 ESG 원칙은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요소

를 통합하는 전략 및 관행의 구성요소로 ESG 본질과 의의를 

밝혔다(Li, et al., 2021). 지금까지의 ESG 연구들은 투자와 관

련 수익 측면의 성과에만 집중해 온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

고 최근 ESG 투자 관련 연구의 급증으로 ESG와 관련 넓은 

범위의 주제를 식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Daugaard, 2020). 

남혜정·김현정(2021)의 ESG 개념은 2006년 UN 책임투자원

칙(UN PRI; United Nation’s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보고서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투자자는 ESG 점

수를 투자 결정의 핵심요소로 고려하였다. 2005년 투자자, 투

자분석가, 정부 기관 등이 모여 ‘Who cares win’ 회의에서 

ESG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 Bowen의 정의가 나온 지 거의 

70년이 지난 현재 투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 활동으로 여겨지는 추세이다(김양민·박지현, 2021). 또한, 

ESG를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한국거래소, 2021). 

ESG는 기업이 당면한 비재무적 위험을 관리하는 지표로 사

용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비재무적 위험을 관리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강원·정무권 2020b). ESG는 

아직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한 투자 및 성장 등의 용어로 함

께 사용되지만, 결과적으로 지속가능성의 핵심어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이나겸·임수영, 2021). 기업의 성과를 

재무적 요소가 아닌 비재무적 요소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데, 이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중요성이 더 강

조되고 있다(안태욱 외, 2021). 무엇보다도 ESG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후변화와 환경,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상생의 문제

가 대두되었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비즈니스 모델에 포함함으

로 가치의 중요성을 적용하기에 이르고 공유가치창출(CSV) 

만들어 냈다(최동호, 2021). 

이러한 ESG 개념은 투자 결정의 핵심요소이며, ESG는 기업

의 경영성과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도 증가하였다. 

이은선·최유경(2021)은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전통적으로 활

용된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로 현재 화두가 

되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를 뜻하는 ESG를 활용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신석훈(2019)은 ESG 투자대상 회사의 지배

구조의 다양한 경영 활동 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회적(Social), 

환경적(environment) 이슈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들(ESG)이 회

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주들의 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강원·정무권(2020a)은 ESG 

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가 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따

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였는데 기업의 ESG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가 중요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익성향을 위한 재무적 노력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사회적 책임경

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사회등급(S) 

지배구조(E)는 당기 및 차기의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ESG 합산 점수에서도 당기 및 차기의 기업

가치가 증가하였다(임욱빈, 2019). 오상희·이승태(2019)는 기업

지배구조원의 ESG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경영과 사회책임 경

영 그리고 기업지배구조가 실제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지배구조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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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SG가 2순위로 영향을 미치고 기업 성과에서는 지배구조

와 ESG 모두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를 도출하였

다. 손호철·박성규(2015)는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들의 목

표를 전략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선행지표인 비재무적 성

과지표와 후행지표인 재무적 성과지표를 고려해야 하고 이런 

흐름에 맞추어 한국지배구조원은 ESG 기업평가모형을 개발

하였다. 최근 글로벌 팬데믹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의 필요성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ESG 경영은 코로나 19 

이후 ESG 점수가 우수한 기업들의 수익성은 유의하게 높아

졌고 위험은 유의하게 낮아졌음이 증명되었다(Albuquerque et 

al., 2020). 미·중 패권이슈와 코로나19와 같이 불안정하고 빠

르게 변화되는 가운데 최근 주목받는 영역은 ESG로서 특히 

최근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나타내는 말로 기존 재무적인 요소로만 평가하던 기업가치를 

비재무적 요소로 새롭게 추가하는 평가방법이다(임형철·정무

섭, 2021). ESG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활

동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며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차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영

업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자 선호효과(Investor preference 

effects)가 나타날 수 있다(김종희, 2020).

2.2. 국내외 ESG 연구 동향

김양민·박지현(2021)은 기업의 ESG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특히 지난 30여 년간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무수히 많은 연구

가 진행되었지만, 이 분야의 학자들의 가장 자주 다룬 주제는 

바로 ESG와 기업의 재무성과(CFP) 관계였다. 변수 간 인과관

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어 이에 관한 최

신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제안

하였다(김양민·박지현, 2021). 2,000여 개 연구 문헌 중 90%에

서 ESG 성과와 기업의 재무성과에 양(+)의 관계를 확인하였

다(Friede et al., 2015).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회계학 분야에

서 비재무적 측정지표를 활용한 연구 흐름 및 ESG 이슈를 

연구하였는데 대부분 제조기업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연

구키워드는 지배구조, 투자, 회계 투명성, 기업가치, 자본비용 

등 수행되었는데 기업가치 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다(배창현 외, 2021). 엄상원·이수석(2021)은 CEO 메시지 텍

스트마이닝을 통한 ESG 경영 전략 흐름 변화를 연구하였다. 

이선희 외(2021)은 10년간 47개 학술지에 출판된 69개의 논문

을 분석하였는데 사회적 기업 정신에 관한 연구 중 ESG가 

대두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안태욱 외(2021)는 투자자의 관

점에서 ESG 우려 사안에 대한 정보는 신뢰성 측면에서 미디

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294개 상장 기업 대상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30개 미디어에 노출된 ESG 우려 사

안을 도출하였다. 임효진(2021)은 ‘ESG’와 ‘중소기업’을 키워

드로 뉴스 기사 1,423개를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중소기업 

ESG 이슈를 분석하였다. 

곽배성·이재혁(2019)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경영 

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199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경영학 등재지에 발표된 33편의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구들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구분되는 중

소기업 고유의 사회적 책임 연구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였다. 

이정기·이재혁(2020)은 국내 기존 문헌 중 ESG 평가지표를 

사용한 25개의 학술논문을 선정하여 경제정의지수(KEJI 

Index)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평가가 주로 연구

에 활용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하나(2021)는 지속가능성에 있는 연구 동향분석으로 빅데

이터 분석 방법 중 LDA(latent dirichlet allocaion)기반 토핑 모

델링 방법을 통해 한국학술지인 색인과 SCOPUS에서 제공하

는 논문 340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와 연구 동향을 규명하고 

지속 가능 패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양민 외(2018)은 학회지에서 연구 동향 및 연구 흐름을 분

석한 논문 중 지난 20여 년간의 국내 전략경영연구(한국전략

경영학회)의 개별 논문 중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소유

구조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논문들을 분석하여 주제별로 나

누어 그간의 성과와 연구 흐름을 조망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

하였다. 중소기업연구 학술지에 1979년부터 2019년까지 40년

간의 게재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연구 동향에 대

한 다차원적 메타분석을 통해 빈도분석, 비율분석 등 정량적

인 기초통계분석방법론을 활용한 도식화를 통해 연구 동향과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결과 해석에 중점

을 두어 분석한 사례도 있다(이정우, 2021).  

김대영(2014)은 국내 평판 분야의 연구 흐름을 살펴보고 향

후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주요 학회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에 실린 평판(명성) 관련 논문 

145편을 연구대상, 연구주제, 자료수집방법, 통계분석방법 등

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김현수(2021)는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경영학 관련 학술지에 게

재된 ESG 관련 논문 중 한국 17개, 중국 14개 논문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는데 ESG 경영 평가와 관련 연구가 최근 5년 사

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종희(2020)는 국내 

상장된 776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

산규모 상위 100개의 기업의 평균 ESG 지수가 중견기업이나 

소기업에 대비 높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2.3. 국내 ESG 중소기업 대상 연구 동향

임형철·정무섭(2021)은 정부나 대기업 차원의 ESG 활동과 

중소기업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의 ESG 활동에는 비용적 부

담과 정보의 불완전성과 등의 어려움이 남아 있고 중소기업

은 한정된 정보로만 의존하여 지표를 산출하기 때문에 정확

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이시연, 2021). 최근까지 국내 

ESG 연구는 CSR 연구로 국한되어 진행됐으며 CSR 대부분의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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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나마 중소기업 CSR 기업 성과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려

는 연구가 대부분이다(이호석 외, 2021). 연구대상별로 연구한 

논문도 있는데 KOSPI 상장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분

류하여 ESG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ESG 환경 아래 중소

기업의 가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오덕교 외, 

2013). 이는 대기업들이 ESG 활동에 정상적인 공급사슬과 기

업가치의 효율성 향상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새로운 시장 

진입하거나 공급사슬을 유지하기 지금보다 활성화된 ESG 경

영이 필요하다(임형철·정무섭, 202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자 회계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적극적으로 협력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

는 기업으로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에 의한 이익관리를 하고 

회계윤리에 문제가 있었고, 동반성장과 사회적 책임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황진수·임종옥, 2016). 

중소기업의 ESG 관련 이슈를 뉴스 기사 분석한 결과 팬데믹

으로 인한 환경, 안전 등 지속가능경영을 중심으로 정부의 

ESG 정책이 발표된 2021년부터 급격하게 관심이 증가하였으

며,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탄소 중립, 신재생으로 빈도율이 

분석되었고, 사회 분야에서는 사회적 가치, 일자리 창출이 나

왔으며, 지배구조에서는 투명경영이 중요한 이슈로 분석되었

다(임효진, 2021).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소벤처기업 대상으

로 ESG 평가점수로 연구한 논문에서는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미래 기업 성과도 높게 나왔으며, 우수한 기업일수록 

기업의 미래 경영성과가 우월하지만, 경영자 초과보상이 기업 

성과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확인하였

다.(김동순 외, 2017). 중소기업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증가는 기업가치를 점진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을 충분히 확

인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더욱 큰 ESG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김종희, 2020).   

이시연(2021)은 ESG 평가는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일관성을 

확보하더라도 아직 매우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정보 또는 

대부분 획득 가능한 정량적 정보에만 의존하여 지표를 산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는 정보 부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상당한 편이(bias)가 존재할 수 있고 성과(output)지표보다는 

투입(input)지표를 주로 활용하는 한계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들은 ESG 평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 

및 정부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ESG 노력 

중인 것은 맞지만 지역별로 중소기업의 ESG에 필요한 기준

을 제시하거나 지침 알려주는 지자체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

였고, 대기업의 ESG 경영은 스스로 준비를 해 나갈 힘이 있

고 자체 조직으로 할 수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ESG에 대한 준비는 거의 되지 못한 상태이다(김

종희, 2020).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ESG에 대한 

성과는 대기업이 실천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하여 추진할 수 있는 ESG 활동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하며 

대기업의 비결과 경험을 중소기업이 공유할 수 있는 정책시

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임효진, 2021). 또한, ESG에 대

한 각계의 관심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객관적인 데이터는 부

족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한정된 조세특례제도의 경우 해당 

기업의 ESG 정보공시에 유용성을 갖는다는 특징을 증명한 

연구가 존재하는 것처럼 중소기업과 ESG의 영향 관계를 다

방면으로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태정림, 2021). 

기후 중립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

하여 중소기업 전략 및 새로운 산업전략이 발표되었는데 중

소기업에 대한 ESG의 도입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김성화, 2021). 한국정부는 2021년 8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별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시 활성화와 중소·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 등을 발표하였다(임형철·정무섭, 2021). 

2.4. 체계적 문헌고찰과 연구 동향분석

최근 ESG 연구들의 일반적인 동향은 ESG와 기업 성과의 

관계에만 집중해온 경향이 있다(Daugaard, 2020). ESG를 주제

로 진행한 기존 연구들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공표한 상

장 기업의 ESG 평가등급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축적과 

연구의 주요키워드들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미흡한 상태였다. 

ESG에 관한 관심과 연구의 급증으로 ESG와 관련한 보다 넓

은 범위의 주제를 식별하는 것에 어려움을 제시한 학자들도 

증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계적인 문헌 연구(Systematic 

Literature Review) 방법론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Daugaard, 

2020). 체계적 문헌고찰은 핵심적인 인용 패턴들과 중요한 주

제들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방법론이며 향후 연구주제로 사

용할 주제들을 식별하고 기존의 연구 동향들을 파악하는데 

쉽다고 볼 수 있다. Massaro et al.,(2016)의 체계적 연구방법에 

따르면 학술지로 발표된 연구주제들을 조사한 후 향후 연구

를 위한 틈(gap)을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의 논문을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루 사용되는 기준

으로 산업 보고서, 연구논문으로 분류되지 않는 단행본 등은 

데이터베이스에 제외하고, “The Web of Science”처럼 연구대

상 저널들을 바탕으로 경제학, 경영, 재정 등의 연관 카테고

리들을 지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Linnenluecke et al, 2013; 

Linnenluecke, 2017).

Daugaard(2020)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핵심키워드와 개

념을 추출하여 정리하여 ESG 연구주제들을 살펴보았다. 

Massaro et al(2016)의 체계적 문헌 방법을 적용하여 HistCite을 

이용해 인용 연결에 대한 시각적 표현을 만들었다(Garfield, 

2004; 2009). 그의 연구에서 사용된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은 

가장 많은 인용 점수를 받은 기사, 저자, 제목, 주제를 조사하

였으며 그간 발표된 연구들의 경로를 맵핑하고 이에 따른 주

요 주제들을 찾아내는 것이 미래 연구를 위한 ‘갭(gap)’을 찾

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Daugaard(2020)은 문헌연구를 통

해 ESG 개념을 맵핑(mapping)하는 방법의 첫 과정으로 키워

드 추출을 하였다. 그의 주장으로는 학술적 연구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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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ESG 활동과 

관련한 연구에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령 친환

경적 투자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를 ‘환경’ 대신에 

‘지속가능한’, ‘그린’, 그리고 ‘에코’ 등의 용어들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다. ESG와 관련한 핵심주제어 중 ‘윤리적’이

라는 용어도 사회적 책임 투자(SRI)라는 용어로 대체될 수 있

음을 파악하였다. ESG의 ‘사회적’의 S 요인은 대다수의 연구

에서 광범위하게 관련 용어들로 사용이 다양하게 되므로 이

후 ‘지속가능한’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거나 ‘사회적’이라는 용

어 외에 연구주제에 맞게 ‘책임투자(RI)’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고 하였다. 따라서 Daugaard(2020)의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을 활용해 ESG와 관련된 개념의 혼동을 줄이고, 특

별한 연구 사례들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ESG 주제어들

을 선별하였다. 이때, ESG 요인들인 E, S, G 각각은 관련 철

학을 지칭하는 동시에 스크리닝(screening) 방법이 적용된 특

정 요소들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통칭하기도 하므로 단어

의 포괄성을 고려하여 개념적 용어로 사용되는 핵심주제어들

을 맥락에 따라 분류하였다. 검색 결과 ‘Social responsible 

investing’과 ’responsible investing’이 제일 많은 수로 산출되었

고 중복 결과를 제외하고 총 671개의 관련 자료들을 활용하

였다. 해당 과정에서 ESG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투자 관리

라는 측면을 특정하여 다루고 있지 않은 문헌들은 제외하고 

연구자들의 검토 및 합의를 거쳐 총 416개의 관련 연구가 선

정되었다. 

<표 1> ESG 연구와 개념마다 문헌 수(Daugaard, 2020)

Concept Number of articles

Social responsible investing 536

Responsible investing 236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nvesting 74

Ethical investing 64

Engagement 38

Environmental investing 15

Sustainable investing 10

또한, 계량서지학적 분석에서 활용하는 연구 누적 수를 연

도별로 조사함에 따라 관심도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림 1> 수집된 연구들의 누적 수 분석(Daugaard, 2020)

다음 과정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47개의 출처와 연구 간의 

관계를 보여주었고 citation map을 도출하였다. 인용 지도를 

참고해보면 ESG 투자 문헌에서 상호 인용이 높은 연구들을 

참고하여 이들의 공통 주제를 알아내는 과정을 거쳤으며 47

개의 연구를 통해 ESG 투자의 다양한 본성, ESG 투자로부터 

비롯한 비용, ESG 투자의 동기, 이러한 문헌들의 원류가 되

는 경영 문헌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2> Citation map(Daugaard, 2020)

따라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핵심주제어를 산출하는 과

정에서 단어들의 중복 결과들을 제외하고 제일 많은 검색 결

과를 산출한 키워드를 선정하여 정리할 수 있다(Daugaard, 

2020). 또한,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검토 및 합의를 통한 핵

심주제어 도출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Janah & Sassi(2021)의 ESG 연구 진행 현황과 미래 연구 방

향을 살펴보는 연구에서는 정량적 연구방법론과 체계적 문헌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ESG 연구 동향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ESG 관련 연구들의 문헌을 연구대상으로 선

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계량서지학적 분석

(Bibliometric Analysis)과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Literature 

Review)의 유기적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 두 가지 방법

론을 함께 활용하여 ESG 연구 문헌 동향을 분석하면 더욱 

객관적 형태의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계량서지학적 분석

의 누적 수 결과를 통해 7년간의 개발도상국의 ESG와 CFP 

관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반영하고 가장 많은 기사가 2020

년에 출간한 것도 알아냈으며 이는 최근 개발도상국의 ESG

와 CFP 관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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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발도상국의 ESG와 CFP 관계를 다루는 출판된 

기사의 누적 수

또한 Janah & Sassi(2021)은 시간, 간행물, 종류, 카테고리 등

을 기준 삼아 연구 검색 결과를 좁혀나갔고 2000년부터 2021

년 5월까지 비즈니스, 경영, 비즈니스 파이낸스 카테고리에 

게재된 기사에 대한 검색 결과를 찾아 연구의 질을 높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ESG와 CFP 관계를 연구하는 논문이 필

요함을 고려하여 연구 국가에 관한 결과를 선별하였다. 검토 

주제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기사들이 캡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HitsCite 소프트웨어 12.03.17을 사용하여 cited reference 

search를 수행하였다. 

Li et al(2021)은 ESG의 연구 통계에 의하면 키워드 공존 분

석에 Citespac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ESG 연구의 맥락과 진

행 상황을 보여주었다. ESG에 관한 연구 동향 통계를 살펴보

기 위해 burst terms를 활용하였다. 총 19개의 burst term이 도

출되었고 키워드의 강도 측면에서 연구의 초점은 재무성과, 

자선 활동, 회사, 자율 규제, 프레임워크, 기술, 확고한 가치, 

경쟁, 관점, 조직이다. 이를 통해 키워드의 빈도가 높을수록 

중요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의 특정 분야 

연구 방향을 탐색할 수 있다. 연구 결과적으로 ESG 연구의 

추세는 기업의 조직 수준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 연구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왔다. 

<그림 4> burst temrs의 통계 정보

구체적으로 공통키워드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ESG의 주제

가 ‘행복’, ‘투명성’, ‘주주가치’, ‘조직성과’, ‘기업 박애’, ‘조

직성’, ‘제도론’에 맞추어져 있음을 밝히고 핵심어 빈도분석을 

통해 상위 10개의 키워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234회), ‘성

과’(140회), ‘지속가능성’(125회), ‘경영’(113회), ‘재무성과’(83

회), ‘기업’(80회), ‘영향’(80회), ‘사회적 책임’(80회), ‘지배구

조’(74회), ‘전략’(74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을 

통해 한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체계적 문

헌고찰 방법론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도 ESG 연

구 동향을 연구한 해외논문들에서 제시한 ESG 연구 동향을 

키워드 제시를 통해 향후 연구 발전 방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2019년 이후 ESG 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가 점

점 주류가 되고 있으며, 전 세계 투자자들이 ESG 주제 솔루

션에 투자 자본을 추가 확장하고 있다(Mascotto, 2020). 

이를 바탕으로 산업 및 자본시장뿐 아니라 2019년부터 본격

적으로 ESG 학문 연구들도 세부적이고 다양한 분야로 학문 

연구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ESG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ESG 연구주제를 위주로 한 통합적인 관점

에서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였다. 그

러므로 ESG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 것

은 ESG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향후 연구문제를 

구체화하고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이바지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국내 ESG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적합한 학술논문을 주 대상으로 하여 ‘ESG’를 검색키워

드로 활용한 문헌고찰을 통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핵심

주제어 분석과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키워드 빈도분석을 하고

자 한다. 

3.1.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Literature

review)을 통한 핵심주제어 분석

체계적인 문헌 검토(Systematic Literature Review)는 특정 주

제에 대한 기존 문헌의 증거를 수집하고 그 한계를 식별하기 

위해 학자들이 널리 사용하는 접근법이다(Xiao et al., 2019). 

또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문헌을 검색하고 연구대상이 되는 

문헌 선정을 한 후, 적절한 문헌들을 추출하여 분석과 결괏값

을 이끌어내는 연구방법이다. 문헌 검색 과정은 연구에서 설

정한 검색키워드를 활용하여 검색을 수행하는 과정이다(김봉

제, 2018). 구체적으로 문헌 선정과 추출 단계에서는 연구조사

에 활용할 문헌들에 대한 선정과 배제 기준들을 확립하여 적

합한 연구들을 추출한다. 그다음 단계인 분석과 결과 단계에

서는 선정된 문헌 목록들을 바탕으로 연구주제에 맞게 내용

을 분석하고 결괏값을 얻어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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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2021).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체계

적 문헌고찰 연구들을 바탕으로 검색키워드를 먼저 활용하여 

ESG 국내연구들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검색하였다. 연구문제

로 제시한 10년간 국내 ESG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

도마다 발행된 ESG 국내 학술논문들을 수집하였다. 문헌 선

정과 추출 과정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에 발행된 국내 학

술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고 보고서, 학위 논문은 제외하

는 기준을 확립하고 기준에 적합한 연구논문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연구논문들을 선정된 기준에 따라 총 152편으로 연

구대상을 설정하였다. 총 152편의 국내 ESG 연구논문들을 활

용하여 그동안의 연구에서 제시된 핵심주제어들과 논문 제목

을 활용하여 연도별로 공통적 단어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에 따라 국내 ESG 연구 동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는지

를 핵심주제어를 통해 다양한 ESG 이슈들을 파악할 수 있다. 

3.2.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키워드 빈도분석

본 연구는 국내 ESG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마

이닝 기법을 활용한 키워드 빈도분석을 하였다. 박경열·안희

자(2019)은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면 비정형화된 텍스트로부

터 규칙과 일정한 패턴을 추출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임효

진(2021)은 비정형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분석은 사람

의 수작업과 일일이 텍스트를 읽고 해석한 것을 코딩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때 문제점은 분석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발달함에 따라 대량의 

텍스트를 데이터로 처리하는 분석이 가능해졌고, 텍스트마이

닝을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를 설명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10년간의 국내 ESG 152편의 핵심주제어와 

연구논문 제목을 활용함에 따라 대량의 텍스트를 자료화하고 

분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국내 ESG 연구 동향을 빈도분석을 통하여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3. 연구대상 논문 검색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발행된 ESG에 관

한 국내 학술논문들을 바탕으로 빈도분석과 키워드 추출을 

하였으며, 본 연구문제와 적합한 국내학술 논문을 체계적 문

헌고찰을 통해 선정하였다. 연도별로 연구보고서와 학위 논문

을 제외한 학술논문들을 연구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의 개별 논문 검색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학술정보

연구서비스 RISS, 국회도서관, 학술논문 전문 검색사이트 

KISS, 구글 학술 검색 구글 스칼라, 네이버 학술정보 네이버 

아카데미, 논문 학술정보통합서비스 DBPIA, 연세대학교 학술

정보원 등의 사이트에서 검색하였다.

<표 2> 연구대상 논문 검색사이트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학술정보연구서비스 RISS http://www.riss.kr

국회도서관 https://www.nanet.go.kr/main.do

학술논문 전문 검색사이트 KISS
https://www.kstudy.com/brand/kiss.a

sp?mainNum=2&subNum=4

구글 학술 검색 구글 스칼라
https://scholar.google.co.kr/schhp?hl

=ko

네이버 학술 네이버 아카데미 https://academic.naver.com/

논문 학술정보통합서비스 DBPIA https://www.dbpia.co.kr/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https://library.yonsei.ac.kr/

3.4. 자료 수집

연구대상의 자료 수집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발간된 국

내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ESG를 메인 검색어로 설정하여 진

행하였다. 세계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ESG 원칙의 실천이 필요하며, 이러한 ESG 원칙은 2004년 공

식제안 이후 17년 동안 개발됐으며 세계 각국은 ESG 원칙에 

따라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의 공동 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하

고 있다(Li et al., 202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ESG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가 시작된 2004년 이후의 시점

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단위로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

다. 

3.4.1 연구대상 선정 기준과 과정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방법론을 활용하여 먼저 

연구대상으로 활용될 적절한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체계적 문

헌검토는 특정 주제에 대한 기존 문헌의 증거를 수집하고 그 

한계를 식별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접근법이라고 하였다 

(Xiao et al., 2019). Daugaard(2020)은 연구 본문들을 체계적으

로 검토하기 위하여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

였고 연구들의 포괄적인 적용 범위를 고려하여 사회과학 인

용 인덱스에 나열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연구논문들을 발췌하

였다. 따라서 체계적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ESG의 개념과 관

련된 주제들의 연구들을 파악하고 체계적 문헌검토의 5단계

를 걸쳐 연구논문들을 추출하고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Janah & Sassi,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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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대상의 논문 수집의 5단계 과정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해 Janah & Sassi(2021)에서 제시한 논

문 수집의 5단계를 활용하여 첫째로 ESG 검색키워드를 활용

하여 논문 검색사이트에서 검색 활동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로 각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기 위해 학술정보

연구서비스 RISS, 국회도서관, 학술논문 전문 검색사이트 

KISS, 구글 학술 검색 구글 스칼라, 네이버 학술 네이버 아카

데미, 논문 학술정보통합서비스 DBPIA, 연세대학교 학술정보

원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ESG 관련 학술자료는 총 5335개였

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학술논문 게재연도 기준을 적용하여 

2012년부터 2021년에 등재된 학술논문의 개수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 총 4456개의 학술자료가 있었다. 네 번째로 연구 분

야의 기준으로 적용하여 단순 ESG 검색키워드로 검색이 되

어 본 연구에서 다루는 ESG 용어와 다른 개념으로 활용된 

연구들을 제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 경영, 사회과학 

분야의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내연구들을 추출하였

다. 다섯 번째로 해당 기준들을 만족한 연구 중 등재 학술논

문들을 추출하였고 총 152개의 학술논문이 본 연구의 연구대

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준은 연구의 질

적 가치를 위해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

문으로 설정하였으며, 학위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 자료로 활

용하기 미흡한 논문들 36개는 제외하였다. Daugaard(2020)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일정 수준의 논문저널을 선정하고 게재된 논문들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3.4.2. 연구대상의 연도별 분류와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분석에 앞서 연구대상의 선정 기준을 반영하여 

연구대상으로 활용될 논문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를 통해 5가지 단계를 걸쳐, 총 5335개의 ESG 

관련 논문 중에서 1) 국내연구, 2) 학술지에 게재된 등재논문, 

3) 연구 분야의 기준을 충족한 총 152개의 등재학술 논문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연구대상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연구주제로 활용될 수 있는 핵심주제어들과 

동향을 식별하기 위해 리포트나 학회발표자료, 학위 논문들은 

제외하고 등재지에 게재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였다(Daugaard, 2020). 또한, ESG의 검색키워드가 가

질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 활용할 ESG 개

념이 아닌 다른 개념으로 사용된 경우들을 제외하기 위한 카

테고리를 선정하였다. 즉 등재학술논문지 중 경제학, 경영, 사

회학 카테고리를 채택하고, 이외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ESG 

개념을 사용한 논문을 기타 카테고리에서 선별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국내 총 152편의 연구들을 모두 활용하

여 우선 연도별로 공통된 핵심주제어와 논문 제목의 빈도를 

텍스트마이닝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때, 빈도분석으로 

활용된 데이터베이스들은 선정된 152편 연구이며 문헌 자료

의 온라인 원본 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표 3>의 연구대상 자료 수집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2012

년 2편, 2013년 3편, 2014년 2편, 2015년 2편, 2016년 5편, 

2017년 12편, 2018년 10편, 2019년 15편, 2020년 33편, 2021년 

67편, 따라서 총 152편의 연구들을 빈도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3> 연구대상 자료 수집

년도 자료수집논문 년도 자료수집논문

2012년 2편 2017년 12편

2013년 3편 2018년 10편

2014년 2편 2019년 15편

2015년 2편 2020년 33편

2016년 5편 2021년 67편

3.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ESG 연구 동향에 관한 

탐구를 핵심주제어 분석과 키워드 빈도분석을 하였다. 

국내 ESG 연구 핵심주제어는 총 152편 논문을 활용하여 각 

논문이 제시한 핵심주제어와 논문 제목을 연도별로 정리하였

다. 또한, 연구분석 대상 자료 수집에 관련된 내용은 <표 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연구분석 대상 데이터

자료 수집 대상 기간 2011. 1. 1.~ 2021. 12. 13.

수집 채널

학술정보연구서비스 RISS, 국회도서관,

학술논문 전문 검색사이트 KISS, 구글 학술 

검색 구글 스칼라, 네이버 학술정보 네이버 

아카데미, 논문 학술정보통합서비스 DBPIA,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등 인터넷 웹사이트

검색키워드 ESG

선정 기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

국내 ESG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핵심주제어와 논문 

제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통계 도구는 

통계패키지 R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2012년부터 2021년 사이 

국내 ESG 학술논문 152편의 핵심주제어와 연구 제목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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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키워드들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연도별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부터 순서대로 정렬하여 상위 10개의 핵

심단어를 추출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에 의하면 

키워드를 선정할 때 키워드 제거작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출

현빈도가 높은 단어 중에서 너무 일반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나 의미 있는 단어가 되지 못하는 단어들을 제거해야 한

다(이수상, 2014). 그러므로 결과 해석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

된 단어들을 일차적으로 삭제하고 다시 순위를 매겨 분석하

였다. 이에 따라 모든 연도의 공통 삭제 단어는 ‘활동’, ‘지

수’, ‘통합’, ‘이론’, ‘원칙’, ‘부문’, ‘특성’, ‘요인’ 등이다. 

Ⅳ. 연구결과

4.1. 국내 ESG 연구 동향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국내 학계에서 ESG 연구가 얼마

나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여 ESG 이슈에 대한 학문적 관심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량서지학적 분석

(Bibliometric Analysis)을 통해 ESG를 연구주제로 한 등재학술 

논문의 누적 수(Cumulated number)를 파악하였다. 

논문 편수를 조사한 결과, 2012년에는 2편에 그치던 ESG 관

련 국내연구는 2017년에 12편으로 10편 이상의 논문이 등재

되기 시작하여 2020년과 2021년에는 전년도보다 2배 이상씩 

증가한 33편, 67편의 논문이 등재되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의 ESG 관련 국내 등재논문 수는 2021년에 누적 수 152편에 

이르렀다. 2012년 2편, 2013년 3편, 2014년 2편, 2015년 2편, 

2016년 5편, 2017년 12편, 2018년 10편, 2019년 15편, 2020년 

33편, 그리고 2021년 12월까지 게재된 논문 67편을 중심으로 

누적 수를 분석하였다.

<표 5> ESG 등재학술 논문 누적 수 분석

년도
자료수집

논문

논문

누적
년도

자료 수집

논문

누적

논문

2012년 2편 2 2017년 12편 26

2013년 3편 5 2018년 10편 36

2014년 2편 7 2019년 15편 51

2015년 2편 9 2020년 33편 85

2016년 5편 14 2021년 67편 152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해외연구들은 특정 연구

주제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주제 동향들을 분류화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들이 진행되었던 반면 국내는 ESG 연구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학계적 관심이 뚜렷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ESG 연구 동향에 관한 조사는 미흡했다. 이와 관련 연도

별 ESG 등재학술 논문 누적 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ESG 등재학술 논문 누적 수 그래프

본 연구결과는 ESG와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해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관심은 앞으로도 논문 수는 증가할 것임을 

시사해준다. 연도별 주요 등재학술 논문 누적 수에서 2019년 

52편의 논문 수에서 2020년 85편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152

편으로 가파르게 증가 폭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ESG와 관련

된 연구들이 계속해서 학계에서 관심이 있으며 앞으로도 논

문 수는 증가할 것임을 시사해준다. 

4.2 국내 ESG 연구 핵심주제어

152편의 각각의 핵심주제어를 바탕으로 ESG 연구의 연도별 

핵심주제어와 지난 10년간 공통된 핵심주제어들을 선출하여 

학문적 관심도와 연구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빈도분석을 한 결과, 국내 

ESG 연구들의 10년간 핵심주제어 상위 10개 단어를 추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ESG 핵심주제어 상위 10개 단어 분석

순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 기업 ESG ESG ESG 사회 투자 ESG 사회 ESG ESG

2 성과 사회 기업 책임 책임 ESG 기업 책임 기업 기업

3
윤리

경영
성과 사회 사회 ESG 기업 사회 기업 사회 경영

4 재무
지배

구조
지수 경영 기업 책임

지배

구조
ESG 책임 사회

5 펀드 책임 책임 기업 윤리 사회 공헌 CSR 투자
지속

가능

6 ESG 환경 평가 등급 정보
지속

가능
성과 경영 CSR

지배

구조

7 SRI 재무 CSR
지배

구조
투자 SRI 책임 투자 채권 책임

8 가치 투자 CSV 지표 재무 CSR 평가
지배

구조

지속

가능
환경

9 사회 CSR
Sustain

ability
환경 비재무 가치 가치 가치 경영 가능성

10 책임 SMEs Stock CSR
지속

가능
성과

지속

가능
SRI

지배

구조
탄소

연도별로 상위 10개의 핵심주제어를 정리한 것을 토대로 최

근 10년간 국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ESG 연구의 핵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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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들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국내 ESG 연구의 핵심주제어는 ‘ESG’, ‘사

회’, ‘기업’, ‘책임’, ‘경영’, ‘지배구조’, ‘투자’, ‘지속가능’, 

‘CSR’, ‘환경’으로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로 파악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첫째, 연구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ESG’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ESG 연구를 진행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개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지속가능경영과 기업가치

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다른 연도의 연구들에 비해 2021

년 연구들은 환경과 탄소 이슈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였다. 

ESG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였다는 점은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핵심주제어로 ‘환

경’의 언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

다. 넷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언급된 ESG 연구의 

핵심주제어로 투자 관련 단어들의 비중이 높았다. 이를 통해 

ESG 연구 카테고리가 일반적으로 회계, 재무, 투자 분야와 

관련되어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의 ESG 연구들은 주로 투자와 재무 및 회계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2017년과 2019년에도 

‘투자’가 핵심주제어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에 관

한 관심은 계속해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ESG의 구성요인 중 사회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구 동향

을 참고하면 지배구조에 대한 언급이 종종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히 2021년에는 환경적 요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추가로 앞서 체계적 고찰 방법론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해외에서도 ESG 주제와 관

련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핵심주제어들의 파악을 

진행한 연구들이 있었다. 기존에 해외에서 진행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연구결과로 제시된 ESG 연구들의 핵심주제어들을 

비교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다. 

<표 7> 해외 ESG 연구의 핵심키워드(Daugaard, 2020)

분류 핵심키워드

개념적 용어
ESF, SRI, environmental, ethical, responsible,

sustainable, impact investing

투자 관리의 

맥락과 관련된 

용어

investing, portfolio management, assets under

management

예외 ESG screens

<표 8> ESG 연구 동향과 키워드(Li et al, 2021)

ESG CFP 키워드

ESG 기업의 재무적 성과

ESG 요인 재무적 성과

ESG 성과 기업가치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 기업 성과

CSR CFP

ESG 연구의 핵심키워드를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을 활용

하여 연구한 해외 문헌 중 Daugaard(2020)는 주요키워드로 

‘사회적 책임투자’, ‘환경’, ‘책임’, ‘윤리’, ‘지속 가능’, ‘투자’, 

‘경영’을 제시하고 있었다. Li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ESG 

연구 동향을 주제별로 ‘ESG’, ‘요인’, ‘성과’, ‘환경’, ‘사회적 

지배구조’, ‘CSR’을 제시하였고 기존에 CFP 연구에서 강조된 

키워드와의 차이점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ESG 연구 동향

을 반영하는 키워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 ‘지속가

능성’, ‘경영’, ‘재무성과’, ‘기업’, ‘영향’, ‘지배구조’. ‘사회적 

책임’, ‘전략’을 언급하였다. 기존 핵심주제어와 연구 동향을 

분석한 국외 연구들은 ESG 연구 동향을 통해 살펴본 핵심주

제어들을 공통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 ‘지속 가능’으로 제

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본 연구결과에서 국내 ESG 연구의 최근 10년간 동향을 분석

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핵심주제어로 제시한 키워드 중에서 

특히 ‘책임’, ‘지속 가능’, ‘경영’은 해외연구에서 제시한 키워

드들과 공통적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도 주요하게 다루어진 핵심주제들로 ‘투자’, ‘환경’이 있다. 

<표 9> 국내외 ESG 연구키워드 비교 분석

해외 ESG 키워드 국내외 ESG 공통키워드 그 외 키워드

사회적 책임 책임 투자

경영 지속가능 환경

지속가능 경영

또한, 해외연구에서 제시한 ESG 주요 이슈와 주제들을 본 

연구에서 밝힌 국내 ESG 연구 동향을 반영하는 핵심주제어

들을 ESG의 각 요소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첫째,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불안정하고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서 

기존 재무적 가치 또는 기업의 가치평가나 ESG 가치평가 위

주의 연구 중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키워드 중심의 ESG 키워드로 

국내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연구들은 주로 재무, 성

과, 가치 등 재무적 평가요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2016년 연구 동향에서 재무적 비재무적 지표와 지속가능에 

관한 연구가 핵심주제어로 처음 도출되었다. IMF(2019)에서 

제시한 ESG 주요 주제로 기업 재무요소들 외에 책임, 관계, 

안전 등을 제시한 것처럼 비재무적 요소에 관한 관심이 과거

와 비교하면 지속해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2019년 이후 IMF 사회가 가장 많이 대두되면서 

IMF(2019) THE KEY ISSUES OF ESG 자료 발표 이후 Carbon 

Footprint, Renewable Energy, Green Building 등의 환경과 탄소

가 대두된 점과 국내에서도 2021년에 특히 환경, 탄소 연구키

워드가 연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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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국내외 ESG 주요 이슈 및 키워드 비교

ESG 주요 이슈 국내연구 해외연구

환경(Environment)

환경

탄소

지속가능

기후변화

천연자원

환경오염

사회(Social)

책임

사회책임

SRI

인적자본

제품 책임

관계

지배구조(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재무

투자

기업지배구조

기업행동

4.3 국내 ESG 논문 제목 분석

논문 제목의 키워드 빈도분석을 통하여 ESG에 관한 연구주

제들이 최근 10년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는지를 추가로 살

펴보고 10년간의 공통적 연구주제를 식별할 수 있는 논문 제

목을 통해 주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ESG 연구 동

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핵심주제어 분석뿐만 아니라 

연구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 제목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빈도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해 수집한 연구논문들을 활용하면 중요한 주제 흐름을 파

악할 수 있다. 또한, 체계적 문헌검토 방법론에서 가장 많은 

인용 점수를 받은 대상을 연구할 때 저자, 제목, 주제 파악이 

필요하다(Daugaard,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으로 선

정한 국내 학술논문 총 152편의 연구대상들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연도별로 상위 10개의 논문 주제 단어들을 정리한 것을 

토대로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ESG 연구

의 논문 제목 키워드 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 11> ESG 논문 제목 상위 10개 키워드 분석

순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 기업 기업 기업 ESG 기업 기업 기업 사회 기업 ESG

2 성과 ESG 사회 사회 ESG 사회 사회 ESG ESG 기업

3 재무 사회 영향 책임 영향 책임 성과 기업 책임 사회

4 가치 성과 가치 영향 윤리 성과 영향 책임 사회 경영

5 사회 재무 경영
가버

넌스
투자 영향 책임 영향 영향 가치

6 영향 책임 주가 가치 가치 투자 ESG 투자 투자 영향

7
윤리

경영
경영

지배

구조
기업 대기업 주가 가치 가치

지속

가능
공시

8 책임 중견
지속

가능
성과 비재무 CSR

지배

구조
경영자 평가 비용

9
투자

펀드
중소 책임 재무 사회 ESG 환경 성과 가치 성과

10 편입 MSCI 환경 환경 성과
중소벤

처기업

비대기

업집단
전략 성과 위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2년의 논문 제목에서 키워드는 기업, 

성과, 윤리경영, 재무, 가치, 사회, 영향, 책임, 투자펀드, 편입 

10개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2013년에는 기업, ESG, 사회, 

성과, 재무, 책임, 경영, 중견, 중소, MSCI 키워드가 검증되었

고, 2014년에는 기업, 사회, 영향, 가치, 경영, 주가, 지배구조, 

지속가능, 책임, 환경이 검색되었는데 지속가능이라는 키워드

가 처음으로 2014년에 논문 제목으로 사용됨을 파악할 수 있

었다. 2015년 논문 제목에서 키워드 분석은 ESG, 사회, 책임, 

영향, 거버넌스, 가치, 기업, 성과, 재무, 환경으로 분석되었고, 

2016년은 기업, ESG, 영향, 윤리, 투자, 가치, 대기업, 비재무, 

사회, 성과의 키워드가 분석되었고, 투자와 비재무의 키워드

가 논문 제목으로 사용됐다. 2017년은 논문 편수가 12편으로 

늘어나면서 기업, 사회, 책임, 성과, 영향, 투자, 주가, CSR, 

ESG, 중소벤처기업 키워드가 분석되었고 특이점은 주가와 중

소벤처기업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2018년 논문 제목 키워드 분석은 기업, 사회, 성과, 영향, 책

임, ESG, 가치, 지배구조, 환경, 비대기업집단이 나왔으며 

2018년에는 지배구조와 비대기업집단 키워드가 새롭게 도출

되었다. 2019년은 사회, ESG, 기업, 책임, 영향, 투자, 가치, 

경영자, 성과, 전략이 분석되었고 2020년은 기업, ESG, 책임, 

사회, 영향, 투자, 지속 가능, 평가 가치, 성과가 연구되었다. 

61편의 논문 제목으로 2021년에는 ESG, 기업, 사회, 경영, 가

치, 영향, 공시, 비용, 성과, 위험의 키워드가 나왔는데 2021년

은 위험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 ESG 연구의 논문 제목은 ‘기업’, ‘ESG’, ‘사회’, ‘책임’, 

‘영향’, ‘성과’, ‘가치’, ‘투자’, ‘경영’, ‘지속 가능’으로 상위 1

위부터 10위까지로 파악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논문 

제목으로 언급된 주요 단어 중 최근 10년간 ‘기업’이 항상 선

두에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핵심주제어 분석

과 비교해보았을 때 핵심주제어는 ESG가 점차 상위 수준으

로 제시가 되었지만, 연구 제목의 분석에서는 ESG가 항상 상

위 수준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점을 고려할 때 ESG 등급 

및 지표, 그리고 ESG 이슈를 연구에서 일부 활용한 논문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논문 제목에서는 ESG가 매년 주요 

이슈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핵심키워드 분석에서는 매해 ESG

를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연구주제로 ESG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논문들의 양이 아직 

많은 수준은 아닐 수 있으나 2021년에는 ESG가 핵심주제어

와 논문 제목의 빈도분석에서 상위 1위 단어로 선정된 만큼 

학문적 관심도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ESG 연구 초기에는 중견,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가 존재하였

지만, 이후에는 관련 단어들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식, 투자, MSCI처럼 회계 및 재무 분야에서 연구가 특정적

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초기 ESG 연

구들은 성과, 재무의 키워드들이 논문 제목으로 언급된 경우

가 최근 연구들보다 많았으며, 2021년 연구들 동향은 ESG 용

어의 직접적 언급이 다른 연도에 비해 증가하고 ESG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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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에 관한 구체적 연구들도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핵심주제어와 논문 제목의 키워드들의 분석결과

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때, ‘ESG’, ‘기업’, ‘사회’, ‘책임’, ‘경

영’, ‘투자’, ‘지속가능’은 공통으로 연구 동향을 살펴볼 수 있

는 단어들로 공통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표 12> 2012년~2021년 핵심주제어와 논문 제목 통합분석

순위 핵심주제어 논문 제목
핵심주제어+논문 제목 

공통키워드

1 ESG 기업

ESG

기업

사회

책임

경영

투자

지속가능

2 사회 ESG

3 기업 사회

4 책임 책임

5 경영 영향

6 지배구조 성과

7 투자 가치

8 지속가능 투자

9 CSR 경영

10 환경 지속가능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학술논문 152편을 대상으로 

논문 제목으로 인용횟수별 순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

구결과 10년간 연구 제목의 인용횟수가 가장 많은 키워드는 

‘기업’이 88회로 인용횟수가 가장 높았고, ‘ESG’가 85회로 두 

번째로 인용되었으며, ‘사회’가 50회, ‘책임’이 36회, ‘영향’이 

34회, ‘성과’가 24회, ‘가치’가 19회, ‘투자’가 17회, ‘경영’이 

10회, ‘지속 가능’이 6회로 분석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표 13> 2012년~2021년 논문 제목 인용횟수 분석

순위 논문 주제 키워드 인용횟수

1 기업 88회

2 ESG 85회

3 사회 50회

4 책임 36회

5 영향 34회

6 성과 24회

7 가치 19회

8 투자 17회

9 경영 10회

10 지속가능 6회

4.4 국내 ESG 연구 대상 분석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국내 학술논문 총 152편의 연구대상들

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연도별 ESG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

와 대상들은 다음<표 14>과 같다. 2012년과 2013년의 ESG 초

기 연구는 KEJI 경제정의지수나 기관에서 발행한 데이터들, 

혹은 ESG 이슈가 간접적으로 연계된 연구들로 인한 SRI, 

CSR 자료들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부터는 본

격적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 발행한 ESG 평가등

급과 지수를 활용하고 최근 2021년 연구에서도 활발하게 활

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SG 연구에서 꾸준하게 활용되

는 또 다른 데이터로는 KEJI 경제정의지수가 있었으며, KRX

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도 활용되고 있었다. ESG 연구가 재

무, 회계 및 투자 분야에서 계속 이루어져 있었던 만큼 SRI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들의 활용도 존재하였다. 그리고 2018년

에는 특히 KEJI 환경성과지수를 활용하는 등 환경에 관한 관

심이 생기기 시작하였던 점을 볼 수 있고, 2020년과 2021년에

는 주요 기관에서 발행하는 ESG 지수들 외에 기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도 사용된 사례들도 있었으며 문헌연구들이

나 이슈 연구들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확립과 주제와 관

련된 설문조사들도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 2012~2021년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 

연도 데이터

2012 KEJI 경제정의지수, SRI 펀드 기업의 재무성과

2013
사회적 책임 성과 평가 자료(모건스탠리), KOSPI 상장 기업 

ESG 점수 

2014 KCGS ESG 평가등급, KEJI 경제정의지수

2015 ESG 통합 등급과 KEJI 통합 지표, KCGS ESG 평가등급

2016
KCGS ESG 평가등급, Data Guide Pro, 한국거래소의 SRI

Index 자료

2017
KCGS CSR 지표, KCGS ESG 평가지수, CGS의 ESG

평가점수, KEJI 경제정의지수

2018 KCGS ESG 평가지수, KEJI 환경성과지수

2019 KCGS ESG 평가지수, KRX ESG 사회책임경영지수

2020
KCGS ESG 평가지수, KEJI 지수, Who’s Good 회사의 ESG

자료

2021

KCGS ESG 평가지수, 한국거래소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

권고지표, 설문조사, DeepSearch DB의 기사, KRX 코스피 200

ESG 지수

10년간의 ESG 연구대상들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학술논

문들의 연구대상들은 크게 대기업 및 상장 기업과 중소기업

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연도별 ESG 연구들의 연구대상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소기업으로 연구를 한 경우

가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대기업 및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학술논문들의 경우 연구대상들의 대부분은 한국

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 ESG 등급을 표기하는 기업들이었

으며 이 외에도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기업들, 한국증권선물거

래소의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ESG 

점수가 있는 기업들, CGS가 발표하는 ESG 평가지수, 비금융

업 KOSPI 상장 기업, KRX 코스피 225개 상장 기업, KEJI 지

수평가 기업,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공하는 K-IFRS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 등이 있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2013년은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ESG 평가점수를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각 분야에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2016년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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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자 회계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에서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ESG 점수

를 활용하여 나타내었다. 2017년 연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른 경영자 보상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

볼 때 ESG 등급과 개념을 활용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교에서 나아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점이 다른 연

도와의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연구의 

경우, 기업의 규모별 특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추정된 ESG 지수를 활용하여 CSR 가치

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2021년 연구의 경우 중소기업의 ESG 이슈를 분석하였고 팬

데믹으로 인한 지속 가능 경영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 사회 

현실을 보여주며 정보의 ESG 정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

작한 시기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하였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에 한정된 조세특례제도의 경우 해당 기업의 ESG 정보공시

에 유용성을 갖는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가 있었고, 중소기업

의 ESG 경영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다양한 어려움

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의 ESG 경영의 실천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을 강

조하며 기업의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연구가 있었다. 

<표 15>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문헌연구

  연구자 내용

오덕교 외

(2013)

한국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과 

중소기업의 실행 현황을 조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ESG 성과 점수를 비교 분석함

황진수·임종욱

(2016)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자 회계윤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해당 연구에서 사회적 책임 측정 변수로 ESG

등급을 활용함

김동순 외

(2017)

기업지배구조, 경영자 보상과 미래 경영성과 및 

경영자의 과신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가 발표한 ESG 평가점수를 

활용하였으며 그 대상은 코스닥에 사장된 

중소벤처기업임

김중희

(2020)

기업의 규모별 특성별로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분류하여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때 추정된 ESG 지수를 활용함

임효진

(2021)

중소기업의 ESG 이슈를 분석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에서 쟁점이 되는 현상들을 파악함 

이호석 외

(2021)

중소기업의 CSR을 바탕으로 ESG 경영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함

태정림

(2021)

ESG와 정보공시의 영향 관계를 증명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ESG를 실천하는 데 있어 정보공시에 유용성을 

갖는다는 것을 파악함

최동호

(202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는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중소기업 또한 ESG 경영을 

실천해야 장기적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주장함

하지만 연구대상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10

년간의 ESG 연구 동향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체 152편의 국내 

ESG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들은 8편으로 선정된 ESG 국내연구 중 약 5%를 차지하는 것

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16> ESG 연구 대상 비율

구분 연도 논문 편수 중소기업 연구대상 논문 편수

국내

논문

2012 2편 0편

2013 3편 1편

2014 2편 0편

2015 2편 0편

2016 5편 1편

2017 12편 1편

2018 10편 0편

2019 16편 0편

2020 33편 1편

2021 67편 4편

합계 152편 8편

이와 관련 빠르게 적용돼야 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대상

의 학술연구가 보다 폭넓게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무적

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들이 확대되어야 한다.

Ⅴ. 결론

5.1 연구요약

ESG의 주요 구성요소인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와 

더불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논의들이 최근에 활

발해지면서 ESG의 중요성과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안태욱 외,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ESG에 관한 관심과 필

요성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 ESG 연구 동

향을 파악하는데, 주요 연구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에서는 국내 ESG 연구 동향과 흐름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과 10년간 이루어진 ESG 연구의 연구대상 빈도

율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21

년까지 10년간의 국내 ESG 관련 학술논문들 총 152편을 선

정하여 연도별 핵심주제어 분석, 연구 제목 키워드 빈도분석, 

연구 제목 인용횟수 분석, 국내 ESG 연구 대상 비율분석을 

하였다. 우선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대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제어 및 키워드 수집에 필요한 기준과 연구 문헌

들을 확보하여 핵심주제어와 논문 제목을 활용하여 텍스트마

이닝 기법으로 빈도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계량서지학 분석의 누적 수 이론에 따라 

2012년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의 연도별 국내 등재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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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였고 해당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논문은 2019년 15

편에서 2020년 33편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67

편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ESG 이

슈에 관한 학문적 관심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파

악할 수 있다. 

둘째, 국내 ESG 연구 핵심주제어를 본 연구에 부합하도록 

지난 10년간 공통된 핵심주제어들을 선출하여 학문적 관심도

와 연구 동향을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빈도분석을 한 결과, 국

내 ESG 연구들의 연도별로 상위 10개의 핵심주제어를 정리

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국내 ESG 연구의 핵심주제어는 

‘ESG’, ‘사회’, ‘기업’, ‘책임’, ‘경영’, ‘지배구조’, ‘투자’, ‘지속 

가능’, ‘CSR’, ‘환경’으로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로 파악되었

다. 이를 통해 연구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ESG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ESG 연구를 진행할 때 고

려하는 중요한 개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지속가능

경영과 기업가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시기에 비해 

2021년 연구들은 환경과 탄소 이슈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였

고, 기존 ESG 연구들이 투자와 회계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

다는 점과 비교 분석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꾸

준히 언급된 ESG 연구의 핵심주제어로 투자 관련 단어들의 

비중이 높았다. 이를 통해 ESG 연구 카테고리가 일반적으로 

회계, 재무, 투자 분야와 관련되어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게다가 체계적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ESG 연구 동향을 살펴

본 국외 연구들을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공통으

로 ‘책임’, ‘지속가능’, ‘경영’을 ESG 핵심주제어로 제시한 점

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투자와 환경 부문도 국내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

외연구에서 2019년에 제시한 ESG 주요 이슈들을 참고할 때 

최근 ESG 연구들이 환경, 탄소의 키워드들이 확인되었다. 

셋째, 국내 ESG 논문 제목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빈도

분석 결과 최근 10년 동안 국내 ESG 연구의 논문 제목은 ‘기

업’, ‘ESG’, ‘사회’, ‘책임’, ‘영향’, ‘성과’, ‘가치’, ‘투자’, ‘경

영’, ‘지속 가능’으로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로 파악되었다. 

논문 제목으로 언급된 주요 단어 중 최근 10년간 ‘기업’이 항

상 선두에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핵심주제어 분석과 

비교해보았을 때 핵심주제어는 ESG가 점차 상위 수준으로 

제시가 되었지만, 연구 제목의 분석에서는 ESG가 항상 상위 

수준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점을 비교·분석해보면 ESG 등

급 및 지표, 그리고 ESG 이슈를 연구에서 일부 활용한 논문

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논문 제목에서는 ESG가 매년 

주요 이슈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핵심키워드 분석에서는 매해 

ESG를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연구주제로 ESG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논문들의 양이 아

직 많은 수준은 아닐 수 있으나 2021년에는 ESG가 핵심주제

어와 논문 제목의 빈도분석에서 상위 1위 단어로 선정된 만

큼 학문적 관심도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초기에는 중견,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가 존재하였지만, 이후

에는 관련 단어들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식, 투자, 

MSCI처럼 회계 및 재무 분야에서 연구가 특정적으로 이루어

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핵심주제어와 논문 제목의 

키워드들의 분석결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때, ‘ESG’, ‘기업’, 

‘사회’, ‘책임’, ‘경영’, ‘투자’, ‘지속가능’은 공통키워드를 파악

할 수 있었다. 또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논문 제목의 인

용횟수 분석결과 ‘ESG’가 85회로 두 번째로 인용되었으며, 

‘사회’가 50회, ‘책임’이 36회, ‘영향’이 34회, ‘성과’가 24회, 

‘가치’가 19회, ‘투자’가 17회, ‘경영’이 10회, ‘지속 가능’이 6

회로 분석되었다. 넷째는, 국내 ESG 연구들의 데이터 사용 

현황들을 살펴본 결과 2012년과 2013년의 초기 ESG 연구들

은 KEJI 경제정의지수들을 활용하였고 2014년부터는 KCGS의 

ESG 평가지수를 활용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부터 KEJI 환경성과지수가 데이터로 활용되는 등 점차적으로 

ESG 연구주제로 환경과 관련한 이슈들이 증가하였으며 데이

터 활용도 다양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국내 ESG 연구대상을 

분석하여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연구대상 비율을 분석한 결

과 10년간의 ESG 연구 동향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체 152편의 국

내 ESG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8편으로 선정된 ESG 국내연구 중 약 5%를 차지하

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대상 학문 연

구는 아직 미흡하거나 부족하여 이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강

화될 필요가 있으며, 빠르게 급변하는 시장에서 실무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ESG 실천 지침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

요함을 시사한다. 

5.2. 시사점

5.2.1 학문적 시사점

2012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외 ESG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공통으로 ESG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들은 미

비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첫째, ESG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재 추세와는 

달리 ESG 연구들의 동향 파악이 미비한 한계점을 파악하고 

국내 ESG 연구 동향을 탐구한 것이다. 현재 다년간의 국내 

ESG 연구 동향을 핵심주제어 및 텍스트마이닝과 빈도분석을 

바탕으로 ESG 연구 동향을 제시한 국내 문헌들이 미비하므

로 ESG에 관한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그 동향을 정리할 필

요가 있다. ESG 경영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나 경영학에서 연구는 투자 관련 재무적인 평가지표로 머

물러 다양한 학술적·실무적 시각을 반영의 연구가 필요하다

(고희경 외, 2021)는 연구와 함께 본 연구도 지지한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ESG 연구 동향은 향후 ESG 다양한 

학술적인 연구 진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둘째, ESG의 연구 흐름을 국내 문헌연구들을 바탕으로 실증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ESG 연구들을 중심으로 연구 

현황들을 파악하면서도 기존 연구들의 진행 방향도 함께 고

려하며 연구 동향의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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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문헌들을 참고하여 개념적 정의들을 다룬 연구들은 있

었지만, 연구 동향의 탐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미

흡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10년간의 ESG 핵심주제어와 

연구 제목을 통한 빈도율 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연구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셋째, 기존의 ESG와 관련된 실증적 선행연구들은 ESG와 기

업경영성과의 관계를 증명한 통계 논문들이 대다수였다(임효

진, 2021). 즉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ESG와 기업 성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들이 대부분이었고 ESG 연구 동향을 통계적 방

법론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연구 트렌드를 분석한 논문은 

미흡하였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ESG 방향을 지속해서 

관찰하여 분석하고, ESG 연구동 향들을 계속해서 연구해간다

면 후속 연구자들에게 ESG의 연구 흐름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면서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연구 분야가 아닌 보다 다

양한 접근의 연구주제와 키워드로 접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넷째, 빠르게 급변하는 시장에서 10년간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대상 ESG 연구논문은 전체 152편 중 8편으로 턱없이 부

족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후속 연구자들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대상의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학문 연구와 사례연

구가 필요성을 제기한다.

5.2.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 번째, 최근 

사회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기업들이 적극

적으로 고려해야 하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서 ESG 경영에 관한 

관심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 특히 COVID-19 팬데믹 사태 

이후로 사람들은 환경과 공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식이 

커지고 있고,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도 증가하

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은 ESG 관점을 바탕으로 기업경

영에 적합한 새로운 경영 모델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ESG 연구에서

의 연구대상의 초점은 상장 기업 및 대기업 위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연구들은 미흡한 상태이며, ESG에 대한 인식도 중소기업이 

현재 저조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공급망인 경우들이 많으므로, 결국 중소기업이 ESG 도입과 

경영변화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대

기업 현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덕교(2021)는 중소기

업은 주요 매출 수주나 투자로 직결되어 ESG에 대한 필요성

이 빠르게 요청되나 제반적인 학문적 연구나 실무적 설명서

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어 ESG의 실천 전략

을 중소기업 측면에서도 추가로 연구 진행하고 ESG 제도 도

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 연구들

과 제언도 제시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임효진(2021)의 연구에서는 ESG는 국내에서 주로 대

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오며 대기업에서 ESG 경영원칙을 일

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과 동

반성장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증가하고 협력사를 선정하거나 

정부조달 측면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ESG 수준을 평가

하는 것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임효진, 

2021). 정환보(2021)은 현재 국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ESG 대

응수준을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 중 4점이라는 결괏값을 도

출하여 중소기업의 ESG 관리가 부족함을 시사하였으며 IBK

기업은행(2021)도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ESG 가이드를 

발표하고 실천하고 있다. 여지훈(2021)은 중소기업을 위한 

‘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현재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이 ESG 컨설팅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거나 ESG 

자가진단 등이 나오고는 있으나 해당 내용이 중소기업 실무

에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시연(2021)은 ESG 평가는 평

가지표를 확정하고 일관성을 확보하더라도 아직 매우 불충분

하거나 불완전한 정보 또는 대부분 획득 가능한 정량적 정보

에만 의존하여 지표를 산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는 정보 

부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상당한 편이(bias)가 존재할 수 있

고 성과(output)지표보다는 투입(input)지표를 주로 활용하는 

한계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선행연구에서 중소기업의 ESG 가이드를 통해 자가

진단표를 작성하거나 ESG 평가지표를 작성하였어도 최초 투

입(Input) 지표에만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는 중소기업 대상 실천 가능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

책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신청기업은 사전 ESG 자가 설문조

사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구개발 이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시에도 해당 중소기업에서는 ESG 성과지표에 대한 사후 ESG 

성과(Output) 설문지를 의무화하여 사전과 사후를 비교 평가

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ESG 경영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 멘토들의 ESG 멘토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별 멘토들의 ESG 교육과 가이드를 통해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ESG 경영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정부 정책과제 중 주요 성과 항목은 매출액, 신규

고용, 수출액, 지재권, 투자액 등의 정량적인 재무적 성과지표

로만 측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ESG 도입을 위해서는 재무

적 지표뿐 아니라 환경, 지속가능, 착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실현 등 비재무적 지표인 ESG 성과 항목이 도입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지원제도에서도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따

른 혜택과 가점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받침이 필요하다. 

5.3. 연구의 한계

이상의 결론과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계량서지학 분석의 누적 수 이론

에 따라 2012년부터 2021년 12월 13일까지의 연도별 국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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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논문 수를 분석하였으나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논문 수가 

부족하여 ESG 연구 전체로 확대하여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

가 있으므로 표본의 범주를 확대하여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

는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데 필요한 핵심주제어와 논문 제목 

키워드를 참고하여 이에 해당하는 주요 국내 논문들의 주제

와 연구방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10년간의 국내 ESG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논문의 연구 동향과 연구 기준을 

보다 다양하게 확장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

에서는 ESG 연구 동향을 통해 핵심키워드들을 살펴볼 때 기

존 해외연구들의 다양한 결과와 연구방법론들을 비교하여 제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은 10년간 진행

된 국내 학술연구의 ESG 키워드를 알아보는 것이였으나, 향

후 연구에서는 연구동향을 반영하는 ESG 핵심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추출하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대상 논문 수

가 부족함을 밝혔으나 향후 연구에는 학회별로 중소기업 대

상 논문을 게재 수나 학회지를 중심으로 범위를 줄여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논문 수집방법 

중 국내연구 및 학술지에 게재된 등재논문뿐 아니라 리포트

나 학회발표자료, 학위 논문 등을 포함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ESG 연구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관련된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개발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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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value of highly sustainable companies increases,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has emerged as the biggest topic 

of discussion for companies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as domestically, more research is being done on ESG in line with global 

trends, it is necessary to examine ESG research trends. Accordingly, ESG academic papers that have been published for the past 10 

years were collected for each year, and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regarding key themes and thesis 

titles. 

This paper analyzed the number of selected publications by year and the cumulated number of studies through bibliometric analysis. 

The findings suggested that the number of ESG papers is increasing each year and that academic interest in ESG-related issues continues 

to abound. Nex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 of the keywords and titles of the research papers, the words- “ESG”, 

“company”, “society”, “responsibility”, “management”, “investment”, and “sustainability”- were extracted. This analysis identified the 

research fields and keywords that have been relevant to ESG in the past 10 year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major ESG issues 

presented in recent overseas studies and the common factors of the ESG key keywords presented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environment is the focus of recent studies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data used by domestic ESG studies 

mainly include the KEJI index, the KRX index, and the KCGS ESG evaluation index. After identifying the main research subjects of 

ESG papers, research found that 8 out of 152 domestic ESG studies were focused on SMEs.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ESG research trend and increase in research, and future researchers divided the 

research topics and research keywords and presented basic data for selecting more diverse research topics. Based on both, the arguments 

of previous ESG studies conducted on SMEs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is a lack of studies on guidelines for ESG practice and 

their application to SMEs, and more ESG research regarding SMEs will need to be conduc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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