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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위기 발생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 중 ‘지속가능한 공급망
(Sustainable Global Value Chains)’ 전략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배경에서 코로나19가 글로벌
공급망 연구와 관련 논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어떻게 글로
벌 공급망 전략에 영향을 미쳤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연구가 2019년 전후로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텍스트 분석기법을 이용해 살펴보았다. 결론으로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연구의 영역
및 연구대상(주체)의 확대, 실행가능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 등을 미래 연구의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간 경제의 
상호의존성 심화로 코로나19 충격이 개별 기업의 대응 역량과 범위를 벗어나 경제 구조 전반을 변화시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의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 중에 있음을 실증분석으로 확인하고,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vulnerabilities of present global value chains were revealed by the COVID-19 pandemic.
Discussions are underway in various countries and companies to establish new global value chains for 
risk management purposes and improve response to global risks, and the sustainable global value chain
strategy has received the most research attention. Although research on sustainable global value chain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2019, few studies have empirically analyzed how COVID-19 affected 
global value chain research and discuss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how the COVID-19 pandemic 
affected global value chain strategies and why sustainable global value chain research changed before 
and after 2019 using natural language preprocessing techniques.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empirical results, we suggest sustainable global value chain 
research scope and research subjects be expanded and that the need for system preparation be 
explored. This study shows, using natural language preprocessing, that a paradigm shift in global value
chains is in progres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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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빈번해진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공급망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공
급망 자산화 전략에 따른 ‘의도된 단절’이 발생하면서 공
급망 문제는 개별 기업의 대응 역량과 범위를 벗어나는 
이슈로 부상했다[1]. 특히, 국가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필수재화나 전략 물자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가 산업 경쟁력, 사회 안정, 외교·안보 상황과 직결되면
서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 체계와 회복력(resilience) 
확보는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되
었다. 다만 각국의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대응에도 불구
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특히 코
로나로 인해 시작된 공급망 관련 이슈는 현재까지도 제
조와 물류 부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코로나를 계기로 더욱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국가들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국가 및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관련 연
구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본 연구는 2019년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연구 현황과 변화
를 검토하며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부 연구[2-4]에서는 
텍스트 분석기법을 적용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연
구 동향을 분석했지만 모두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연구
라는 점에서 코로나19 전후 연구 동향 변화 파악에 한계
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990년 대부터 2022년까지
의 국제학술지를 대상으로 연구 동향 변화를 분석했다. 
2010년 이후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해 전통적 문헌조사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텍
스트 분석기법을 적용했다. 텍스트 분석기법은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 계량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문헌 조사연구에서 활발히 적용
되고 있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지
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에 관한 미래 연구의제를 제안하
며 결론을 맺는다.

2.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선행연구

글로벌 공급망 연구는 계획, 구매, 생산, 납품과 관련

한 효율성 확보와 최적화 모형 개발에서 시작되었다가 
IT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급망 구축 연구로 확대되었다[5]. 그리고 2010년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환경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6]. 지속가능 공급망
(sustainable value chain)이란 공급망 내에 존재하는 
기업 간 정보 흐름, 제품 흐름, 자금 흐름 등에 대한 관리 
활동 전반의 프로세스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관점에서 통합, 조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7]. 다시 말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관점에서 통
합 관리하고, 그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전
략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8,9].

2021년 미국 물류전문가협회가 발표한 ‘공급망 지속
가능성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공급망 활동
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기업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
고 투자 활동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최
근 연구에서도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은 단기적
으로는 시설 구축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
는 기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기업의 경
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결과를 보였다[11].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책임을 수동적 
대응 차원에서 수행하는 행위를 넘어 지속가능성 확보를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
은 글로벌 공급망의 자원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외형적 성장만을 지향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
축을 통해 사회, 경제적, 환경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여 
내부적으로는 기업의 부가가치를, 외부적으로는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변화하고 있다
[12]. 

3. 분석방법 및 결과

3.1 분석데이터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관련 연구의 동

향을 분석하기 위해  Scopus에 게재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했다. Table 1과 같이 학술 검색 키워드는 ‘Sustainable 
Global Value Chain’이다. 1992년도부터 2022년까지 
초록이 있는 학술지만 선택하면 총 25,001편의 학술지
가 검색되었다. 선행연구[2-4]가 주제 및 키워드를 대상
으로 텍스트 분석을 했다면, 본 연구는 논문의 저자가 지
정한 키워드가 아닌 초록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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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논문의 주제 키워드는 5~10개이기 때문에 키
워드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논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 내용을 파악하거나 한 논문 내에서 동시 등장하는 
단어 간 관계나 맥락 등의 분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earch keyword Source

Sustainable Global Value Chain Scopus

Table 1. Search keyword and source

한편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간별 검색 학술
지 건수는 지난 약 30년 동안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최
근 4년(2019~2022)이 52%의 비중을 차지해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공급만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ll 1992-2009 2010-2018 2019-2022

25,001 
(100%)

1,305 
(5%)

10,792 
(43%)

12,904 
(52%)

Table 2. Publishing journal’s count of analytical period

Fig. 1은 분석 수행을 위한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먼저 검색된 학술지의 초록을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해 문장 내 단어들의 최소 단위를 추출하고 불용어
를 제거했다. 형태소 분석이란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
소를 사용해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문법적 
분석이다. 텍스트 분석을 위해서는 텍스트를 숫자로 변
환해야 하는데, 이때 문장 내 등장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형태소 단위로 분절한다[13].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면 형
태소와 해당 형태소에 대응되는 품사가 동시 추출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명사’의 품사를 가진 형태소만 분석
에 사용하였다. 명사는 단어의 의미를 내포하는 실질형
태소이므로 텍스트 분석에서 주제 도출에 대표적으로 사
용되는 품사이다. 다음으로 불용어 처리를 위해 
NLTK(Natural Language Toolkit)에서 제공하는 불용
어 함수를 적용한 뒤 단어를 건별로 확인하고 논문의 핵
심 주제와 관계가 없지만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단어들
은 별도로 제외했다. 이러한 불용어에는 city, 
copyright, gdp, mediterranean, state, study, July, 
June, methods, key 등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렇게 제거한 불용어의 수는 364개이다. 마지막으로 대문
자는 모두 소문자로 변환한 뒤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나 

다양하게 표현되는 단어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정규화 
작업을 수행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공급망은 ‘global 
value chain’, ‘global supply chain’, ‘GVCs’ 등 다양
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GVC로 하나의 통일된 표현
으로 변환했다. 

Fig. 1. Flow chart of analysis 

본 연구는 텍스트 분석에 파이썬 패키지를 사용했다. 
파이썬 버전은 3.8.3이며, 분석에 사용된 대표적 라이브
러리와 그 버전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형태소 분석함수는 
3.5 버전의 NLTK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 사이킷런
(Scikit-learn)은 0.23.2 버전, 트리맵 생성에는 
squarify의 0.4.3 버전,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networkx 라이브러리의 2.4 버전, 마지막으로 토픽 분
석에는 3.8.3 버전의 gensim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 

3.2 분석방법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에 관한 연구는 2000년도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주제로 양적 확대가 이
루어지고 있어 전통적인 방식의 문헌조사 방법론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분석
기법을 사용했다[2-4].

자연어처리 또는 텍스트 마이닝으로 표현되는 분석은 
크게 데이터에 라벨(label)의 유무에 따라 라벨이 있는 
경우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으로 구분된다[14]. 본 연구에
서는 연구 동향을 파악해 향후 연구 의제를 제시하는 목
적을 고려해 비지도 학습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대표
적 비지도 학습 기법인 키워드 빈도분석 및 네트워크 분
석을 수행했다. 텍스트 분석을 위해서는 비정형으로 표
현된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이를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이라 한다. 단
어 임베딩 방법은 다시 빈도 기반(frequency-based) 방
법과 확률 기반(prediction-based) 방법으로 나뉜다. 
본 연구는 빈도 기반 방법 중 TF-IDF 기법을 선택했다. 
TF-IDF란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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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의 약자로 ‘단어 빈도-역문서 빈도’를 의미
한다. TF-IDF는 문서별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낮은 
가중치를 주고, 드물게 나오는 단어는 높은 가중치를 주
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단어 빈도에 문서 빈도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해 문서 전반에 걸쳐 자주 등장하는 단어
는 가중치를 낮추고, 개별 문서에서만 많이 사용되는 단
어에 가중치를 크게 주는 방법이다[15]. Fig. 2는 텍스트 
데이터에 전처리와 단어 임베딩 과정을 거친 후 2개의 
분석기법을 적용한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각 분석기
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각 장의 분석 결과에 기술하였다. 

Fig. 2. Process of text mining analysis

3.3 키워드 빈도분석과 시각화 결과
키워드 빈도분석은 특정 문서들 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추출하여 언급된 단어의 빈도수에 따라 중요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키워드를 통해 문서의 주제, 태도나 
감성 등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키워드 빈도분석을 통
해 문서 내 주제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양상
이나, 어느 시점에 등장한 키워드를 통해 어떤 사건을 기
준으로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공급망 연구는 
2010년 이후로 본격화되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뚜렷한 
양적 성장세를 보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
망 연구 동향 변화 파악을 위해 2019년을 전후로 키워드 
빈도를 추출했다. 그 결과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로나19 전후의 키워드 빈도 증가 추세는 양적으로 급
격하게 증가했다. 

Fig. 3. Trend of publishing journal’s count

다만 특정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Table 3을 통해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연구 
분야에서 담화의 전환이 진행 중이며, 현재는 그 과도기
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분
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China’, ‘CSR’, 
‘COVID-19’, ‘Sustainability’, ‘development’ 등의 
키워드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본연구에서는 공급망 
연구는 2가지 주류의 담화가 논의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China’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관련 연
구이고, 둘째는 ‘CSR’, ‘COVID-19’, ‘Sustainability’, 
‘development’ 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연구이다. 

Rank All 2010-2018 2019-2022
1 China 28,375 China 12,829 China 14,586
2 sustainability 12,845 CSR 4,218 sustainability 8,210
3 SME 11,133 Africa 4,176 COVID-19 8,074
4 CSR 10,338 sustainability 4,030 SDGs 7,726
5 development 9,841 SME 4,002 industry 6,323
6 Africa 9,367 management 3,988 development 6,148
7 industry 9,066 society 3,155 SME 6,071
8 management 8,647 energy 2,983 CSR 6,043
9 SDGs 8,361 Europe 2,887 India 5,141
10 COVID-19 8,074 development 2,853 Africa 4,254
11 India 7,788 G20 2,809 management 3,582
12 Europe 6,563 SCM 2,583 food 3,262
13 SCM 6,342 India 2,477 Europe 3,228
14 society 6,016 assessment 2,383 economy 3,173
15 energy 5,550 environment 2,352 SCM 3,008
16 food 5,529 Brazil 2,144 green 2,793
17 Brazil 5,049 industry 2,125 Brazil 2,739
18 green 4,702 U.S.A. 1,979 society 2,604
19 U.S.A. 4,615 food 1,972 IoT 2,565
20 economy 4,515 green 1,703 energy 2,337

Table 3. Result of keyword analysis

먼저 전 기간에 걸쳐 높은 빈도수를 유지하고 있는 토
픽은 ‘China’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상에서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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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시장접근성 등 중국이 주요 글로벌 생산 거점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결과에 기인할 것이다[16]. 그러나 많
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것처럼 코로나19로 필수 
중간재 수급 차질을 겪으며 전 세계 생산이 과도하게 중
국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계기이자, 생산 거점
의 이동 변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16]. 이에 공급
망 관련 연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변화 
필요성 인식과 함께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이루어질 것
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역할 중심에 ‘China’가 여전
히 주요 토픽으로 연결되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ustainability’, ‘develop’ 토픽과 관련된 지
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연구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글
로벌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논의 중 한가지
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Sustainability’, ‘develop’ 
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상위 토픽을 차지하였으나 코로나
19 이후 키워드 빈도수 분석 결과 각각 4,030개에서 
8,210개로, 2,852개에서 6,148개로 증가하였기 때문이
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점은 ‘Sustainability’ 와 관련된 
공급망 연구는 ‘China’를 중점으로 하는 공급망 연구에
서 다양한 논의가 시도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다가 결
과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그 관심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는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과도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전 기간에 걸친 상위 키워드 ‘development’, 
‘industry’, ‘country’의 키워드가 확인되었다. 이는 국
가와 산업 간 상호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공급망 상의 특
성을 반영한 결과이자, 코로나19 이후로 국가 및 산업에 
걸쳐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연구가 본격화된 것과 
같은 맥락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심
화되면서 중국, EU, 미국 등 주요 거점국 중심으로 그 충
격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각 산업에 이르기까
지 영향이 확대되었다. 공급망 위기 취약성에 따른 위험 
노출을 축소하기 위해 국가별 산업 레벨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재편 움짐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셋째, 2010년을 전후로 ‘CSR’과 ‘Environment’와 
관련된 주제의 키워드가 확인되었는데 앞서 서술한 바 
코로나19 이후에는 특히 ‘Sustainability’(빈도수: 
’4,030개→8,210개)의 키워드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동시다발적 충격이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어젠다를 글로벌적으로 빠르게 
확산·부상하는 기폭제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management’, ‘assessment’, ’development’라

는 단어가 상위 빈도를 차지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개별 사업 부문에 대한 관리적 관점에서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 접근하다 2010년 이후로 지속가
능한 글로벌 공급망 연구가 시작되면서 기존 효율성 기
반 공급망 전략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으로 전환
하는 과도기적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다음은 키워드 빈도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 시각화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분석의 시각
화에 많이 활용되는 트리맵(tree map)을 적용했다. 트리
맵은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사각형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계층 구조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키워드의 빈도가 높을수록 사각형에서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하게 된다. Fig. 4-1과 Fig. 4-2를 
비교해 보면, 두 기간 모두 공통되게 빈도가 가장 높았던 
‘China’는 코로나19 이후 그 영향도가 낮아진 반면, 상
대적으로 ‘sustainability’의 크기가 커졌다. 모든 단어에 
대해 열거하지 않으나 ‘management’나 ‘development’
와 같은 단어도 유사한 비중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상위 20개의 키워드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
이다. 

Fig. 4-1. Tree map of Keyword analysis 
(Before COVID-19)

Fig. 4-2. Tree map of Keyword analysis 
(Before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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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Result of text network analysis 
(Before COVID-19)

3.4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결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란 문서 내 자주 출현하는 단

어 중에서 동시 출현(co-occurrence)하는 단어의 빈도
를 통해 단어 간의 관계적 속성을 살펴보는 텍스트 분석
기법이다[17]. 본 논문에서는 문서-단어 행렬
(term-document matrix)로 변환된 데이터에서 50개
의 키워드를 추출한 후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연결된 정
도를 시각화된 그래프로 추출했다. 네크워크를 시각화하
는 방법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등 다양한 방법이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결중심성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생성했다. 연결중심성은 연결 정도에 기반을 둔 개념으
로 노드에 연결된 단어의 수를 통해 다른 단어들과 얼마
나 많이 동시에 출현하며 연결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다[18].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와 많이 
연결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연구의 논
의에 주요 주제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빈도분석과 동일하게 2019년을 전후로 하여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는 최소비용 
신장트리(minimum cost spanning tree) 방법을 적용
했다. 일반적으로 신장트리(spanning tree)는 그래프 내
의 모든 정점(vertex)을 포함한다. 이때, 각 간선(edge)
의 가중치가 동일하지 않을 때 단순히 가장 적은 간선을 
사용한다고 해서 최소 비용이 얻어지지 않는데, 최소비
용 신장트리는 간선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최소 비용의 
신장 트리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모든 정점을 연

결하는 신장트리에 비해 키워드 들간의 관계를 직관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Fig. 5는 본 연구의 네트워크 분석 결
과이다. 

첫째, 빈도분석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이라
는 키워드가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결중심성이 높은 노드
로 등장한 반면, 지속가능과 관련된 단어인 SDGs의 키
워드로 연결된 하위 노드의 키워드로 이동하였다. SDGs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를 의미하는데, 전 세계의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
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
야 할 목표로 지정된 어젠다이다. 즉 코로나19 발생 이전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상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컸으나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과 같은 지속가능성 관련 
어젠다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해당 이
슈와 중국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연구
가 활발해지면서 ‘management’와 ‘development’, 
‘SDGs’, ‘CSR’, ‘Sustainability’와 같이 지속가능성 관
련 이슈가 연결중심성 높은 노드로 이동하였다. 이는 지
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연구의 대상과 주제가 전환 중
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하였다.

Fig. 5-2. Result of text network analysis 
(After COVID-19)

둘째, 2019년 이전까지는 별개 사안으로 다루어졌던 
‘energy’, ’food’, ‘Co2’, ‘Sustainability’ 등의 키워드
가 2019년 이후 ‘SCM’, ‘management’, ‘CSR’, 
‘development’, ‘Sustainable’ 등의 키워드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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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에 관리 관점에서 다
루어지던 글로벌 공급망 연구가 지속가능성으로 연구 범
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19년 이후 연결중심성 높은 노드로 
‘sustainable’, ‘analyze’, ‘design’, ‘goals’, ‘use’과 
같은 단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코로
나19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연구가 본격화
됨에 따라 기존의 효율성 중심의 공급망 분업 구조에서 
탈피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전략
에 대한 연구방법 및 이론 정립을 위한 실증적 연구가 진
행 중임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3.3에서 수행한 단순 단어의 빈도가 아닌, 동시 
출현하는 단어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본 연구에서 확인
하고자 했던, 코로나19 전후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
망 연구의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결과이다. 

3.5 토픽모델 분석 결과
토픽모델이란 대량의 텍스트에서 일정 패턴을 발견해 

주제를 찾는 방법으로써 기존의 키워드 빈도분석에서 발
생할 수있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토픽 
모델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는 의미 단
위로 분절한 단어에 임베딩을 수행한 뒤 차원 축소를 통
해 유사한 단어들을 추출하는 LSA(Latent Semantic 
Analysis) 기법이다. 두 번째는 확률 기법을 활용해 문서
의 토픽 분포를 추론하는 LDA(Latent Dirichlet 
location)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번째 방법인 LDA 
모델을 적용해 코로나19 전후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
망 연구의 주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토픽의 레이블(labeling)은 각 토픽 구성 비중이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토픽 비중이 높은 문서와 함께 연구
자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 토픽의 의미를 부여한
다[19]. Fig. 6은 토픽에 대한 분포를 시각적으로 나타냈
고, 전체 토픽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TOP5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Fig. 6-1. Topic model analysis (Before COVID-19)

Fig. 6-2. Topic model analysis (After COVID-19)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에서도 지적한 바
와 같이 각 토픽에 속한 상위 키워드가 코로나 전후 뚜렷
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이는 토픽 모델로 문서 주제 
도출에 있어 본 연구에서 택한 임베딩 기법이 단어의 의
미를 전달함에 있어 한계가 있거나 토픽 모델을 통한 주
제 도출에 충분한 문서의 수가 아닌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VC와 관련된 상위 키워드에 주목할 점
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대적으로 이들은 밀집되어있지 
않아 연관성은 낮으나 SVC와 함께 ‘Environment’, 
‘Energy’, ‘food’, ‘carbon’ 등 각각의 키워드들이 
‘Sustainability’와 관련된 의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추정
할 수 있었다.

 

Topic Top 5 keyword

Before 
COVID

-19

1 SVC, sustainability, research, development, 
performance

2 food, environment, development, SVC, 
sustainability

3 SVC, energy, biomass, design, production
4 SVC, production, oil, study, market
5 SVC, transport, water, study, production

After 
COVID-19

1 SVC, sustainability, research, performance, 
management

2 food, sustainability, production, development, 
research

3 SVC, model, sustainability, environment, 
management

4 energy, production, SVC, biomass, carbon
5 food, SVC, waste, production, organic 

Table 4. Result of topic analysis

4. 미래 연구의제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 축적된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
급망 연구에 대해 빈도분석,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해 코로나19가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연
구에 미치는 영향 및 연구 동향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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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분석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련 연구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고 ‘china’가 최상위 토픽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Sustainability’, ‘Covid-19’, ‘SDGs’, ‘industry’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주제 중 ‘sustainability’, ‘develop’, 
‘Environment’, ‘Energy’, ‘carbon’, ‘CSR’ 등 지속가
능성과 관련된 주제가 상위 주제로 추출되면서 관련 의
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둘째, 빈도분석 결과에서 코로나19가 지속가능한 글
로벌 공급망 연구에 미치는 직접적 인과 관계를 보여주
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연구의 변화를 가장 분
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이전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상에
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컸으나 환경이나 사회적 책
임과 같은 지속가능성 관련 어젠다와는 직접적으로 연결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이후로‘management’와 
‘development’, ‘SDGs’, ‘CSR’, ‘Sustainability’와 같
이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가 연결중심성 높은 노드로 이
동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을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연구의 
대상과 주제가 전환 중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셋째, 기존의 키워드 빈도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
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픽모델을 적용하여 토픽 간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러나 빈도분석 결과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각 토픽에 속한 상위 키워드에서는 코
로나19 전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이는 토픽 
모델로 문서 주제 도출에 있어 본 연구에서 택한 임베딩 
기법이 단어의 의미를 전달함에 있어 한계가 있었거나 
토픽 모델로 주제 도출에 충분한 문서의 수가 아닐 수 있
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SVC’와 관련된 상위 키워드에 주목할 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대적으로 이들은 밀집되어있지 않
아 연관성은 낮으나 ‘SVC’와 함께 ‘Environment’, 
‘Energy’, ‘food’, ‘carbon’ 등 각각의 키워드들이 
‘Sustainability’와 관련된 의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지속가능한 공급망과 관련된 
연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변화의 필요성 인식과 함께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이루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글로벌 공급망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공급망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글로벌 공급망 연구 분야에
서 다음 주제들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첫째, 지금까지의 공급망의 한계를 관리·제고함에 있
어 어떻게 사회·경제·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조화하
여 이를 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내재화시킬 것인지
의 문제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글로벌 경제의 세계화로 생산비용 절감, 투자비용 극대
화 등 효율성에 근간한 국가 간 분업 생산 체계가 구축되
었다. 따라서 기업과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국과 
다른 국가들의 비교우위에 있는 경쟁력을 활용하여 효율
적으로 공급망 상에서의 역할을 배분하느냐가 매우 중요
한 문제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를 겪으며 실제로 환경 
문제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이 글로벌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각 국가와 기업들은 기존의 탄소 기
반 공급망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급망 구조로의 전
환을 중장기 전략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다
양한 주체의 의사결정 수립과 지원에 대한 전략이 필요
해질 것이다. 

둘째, 코로나19라는 전 세계 동시다발적 충격을 극복
해가면서 이미 우리 사회가 밀접하게 상호의존적으로 연
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가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지만 이미 환경 악
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그로 인한 충격은 지금부터 관리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닥칠 문제이며, 한번 발생하면 그 이
전으로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글로벌 공급망에
도 실천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서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전략의 핵심 주체는 거
버넌스, 즉 공급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0]. 여기서 거버넌스란 기업뿐 아니라 정부 및 시민사
회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의미한다[20]. 
따라서 지금까지 공급망 전략에서 주도적이었던 기업 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역할 및 상호관계 분석에 관
한 실증연구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정
책 방향에 부합해 실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도록 법 제
정·개정 등 정책적 대응과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반
영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글로벌 공급망 상에서 
파트너 간 환경 정책에 대한 협력뿐 아니라 실천이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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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장기적으로 그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재 국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기업과 산업에 정착
되는 과정에 제도 정비 및 신규 투자 등 재무구조의 변화
가 예상된다. 따라서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
망 정책 방향에 부합해 실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도록 
법 제정·개정 등 정책적 대응과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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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
반대학원 빅데이터분석학과 (빅데
이터분석학 박사)

• 2019년 9월 ~ 2021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빅데이터분석학 
협동과정 겸임교수

• 2021년 9월 ~ 202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빅데이터분
석학 협동과정 초빙교수

<관심분야>
텍스트분석, 빅데이터분석, 산업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