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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환경회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본 연구는 2021년 05월 01일부터 2022년 05월 01일까

지 대한민국 소셜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환경회계’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빈도 분

석, 네트워크 분석, 중심성 분석, CONCOR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교육’, 

‘관리’라는 키워드가 모든 분석에서 높은 중요성을 나타냈다. 이는 기업 및 사람들의 환

경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환경에 관한 교육의 부재로 환경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업’, ‘분석’, ‘채용’이 상위권에 위치했으며,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의 세밀화를 위해 환경회계 전문가 채용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네트워

크 분석 결과 ‘체계’, ‘투자’,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환경회계를 위한 컴퓨터 프로

그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중심성 분석에서는 농업에 환경회계 적용이 이슈가 있었으며 이

를 위해 정부가 세법상의 혜택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CONCOR 분석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환경회계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회계 자격시험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

러한 분석 결과로 향후 연구에서는 환경회계에 대한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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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국제기구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정보를 보고하

도록 유도하고 있는 추세이다(김명서, 김요한, 2008). 또한 기업의 투명성과 사회

적 책임이 점차 기업 경영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주주 및 투자자, 채권자, 정

부, 소비자,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단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기업의 환경성

과 및 환경회계정보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2006 환경회계 가이드라

인), 자본시장 실무자들도 이러한 환경정보와 사회 활동성과 정보를 요구하고 사

용한다(Deegan, 2004).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은 ‘이

윤추구’와 더불어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경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ESG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

조(Governance)’의 영어 단어를 나타낸다(KDI 경제정보센터, 2021). ESG는 자본

주의 4.0 및 이해관계인 자본주의 담론이 등장하고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 기

후변화,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하여 장기투자 측면에서 

ESG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투자가 주류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KRX 

ESG포털, https://esg.krx.co.kr/contents). 

ESG 경영을 위해서는 환경회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대하여 ESG 경영에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경원가를 측정하여야 한다. 환경원가란 기

업이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을 처리하거

나, 원칙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 그리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환경관

련 활동 및 법적 의무 준수 등에 투입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2006 환경회계 가이드라인). 한국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환경원가는 

사후처리활동원가, 사전예방활동원가, 이해관계자활동원가, 법규대응 및 복원활동

원가 이다. 환경원가를 측정하여 재무적인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시한다면 기

업의 ESG 경영상태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환경

회계에 관한 최근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박경원, 반혜정(2019)의 환경비용의 추적이 환경성과 및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

향 연구에서는 KOSPI에 상장된 132개의 제조기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환경비용의 추적이 환경성과 및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개념적,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환경비용의 추적은 환경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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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영자는 환경비용이 항상 표시되는 회계시스템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기업에 환경회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

으며 이러한 결과는 환경회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김명서, 김요한(2008)은 환경정보 공시수준이 누적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 재무제표의 보충적 주석사항의 

환경정보에 정보효과 부족과 공시 강제성의 부재 그리고 재무정보 외의 비재무

적 정보를 투자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고동원(2003)은 환

경정보의 낮은 공시수준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최근 기업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선행연구와는 다른 

상황이다. 즉, 과거의 이해관계자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나 현재

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그렇기에 환경회계 관련 공시내용 도출 연구

는 필요할 것이다.

환경회계정보는 이해관계자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육근효(2018)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를 통해 수집

한 기업의 환경회계(환경투자)와 탄소 배출량, CEO 메시지 등의 자료에 의한 지

속가능성 성과와 사회적 책임 메시지와의 관계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역의 관계가 존재하였다. 이 연구는 기업 관

점에서 CEO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정보행태를 나타낸 것이다. 환경회계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분석하고, 그 요소를 

공시하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김경하, 김용현(2021)의 ESG의 환경요소(E)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 - 정보 공시

기준 및 세법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에서는 ESG 경영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환경

요소 관련 정보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정보의 수요자인 투자자들

의 필요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접근가능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환경회계에 대하여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함이 필요하다. 

즉,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환경회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견을 수집하여 체

계화하면 일반화되고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확립될 수 있을 것이

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에서 대중들이 표현하는 수많은 다양한 의견을 빅데이터라

고 하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개인들이 SNS, 인터넷, 

앱 등의 소셜네트워크에 의하여 표현하고 공유한 다양의 내용을 체계화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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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이 정보는 가장 현실적인 정보가치로 나타날 수 있다(황욱선, 2017).

본 연구가 가지는 기존 환경회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방

법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환경회계 가이

드라인에 대한 분석 및 환경원가회계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환경재무회계에 대

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기존 환경회계 연구는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 연구

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최근 경영환경이 환경친화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기업 뿐

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도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빅데

이터를 활용하여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최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즉, 본 연구는 환경회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

점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환경회계에 관한 소셜네트워크의 빅데이터 대중의 의

견 내용을 체계화하여 어떠한 내용에 관심 이슈가 존재하는지를 도출하고 환경

회계의 발전방향성과 보완점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회계 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시사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환경회계 선행연구 분석 및 고찰

현재 한국의 다양한 기업이 환경보고서 및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

만 비재무적인 정보만을 공시하고 있다. 비재무적인 정보공시만으로는 기업이 환

경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실적이 증가하였는지 혹은 감소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자율적인 공시 및 정해

진 양식이 존재하지 않기에 비교 가능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통일화된 환경회계를 도입하여 해당 보고서에 재무적인 정보를 나

타내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환경회계는 기업의 환경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을 구체적인 환경비용 계정

으로 구분하여 이를 기업회계 장부에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강만

옥, 장기윤, 1997). 현재 다양한 나라가 적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이 있다. 그러나 환경회계에 대하여 IFRS와 GAAP처럼 정해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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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국내의 경우 환경부의 환경회계 가이드라인 일본의 경우 환경성의 환경

회계 가이드라인 등 가이드라인만이 존재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이기에 많은 개선

점이 존재하며 한국의 경우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환경회계에 대한 연구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점 제시, 정책도입 및 공

시성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김종민(2004)은 환경회계가 일정한 정

보효과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전제로 비정상수익률을 측정하고 검증 

모형을 적용하여 잠재적 지출이 크게 증가할 환경관련 활동이 투자자에게 유용

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 미비하여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손해를 전가시키

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정명환(2010)의 연구에서는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환경회계의 

도입이 환경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는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한국의 경우 

가이드라인의 정교화, 일반 기업의 환경회계 도입 수준 미비, 자발적 도입 동기

의 부족으로 환경회계의 사회적 구축 방향성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더욱 요구됨

을 제시한다. 육근효(2013) LCA를 활용한CFP (탄소발자국) 와 MFCA (물질흐름원

가회계)의 비교 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는 물질흐름원가회계와 탄소발자

국의 관리기법을 비교하고 어떤 부분을 공정의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지, 개선 전

후의 성과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오경수(2021)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방안: 지방이 위임 징수하는 

환경 관련 부담금을 중심으로 연구에서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권한이 위임된 부담금에 대하여 지급기준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하고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현행 차등 교부율 체계를 유지하되, 교부율 상향조정을 통

한 재원배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 환경회계에 관한 관심이 높고 많은 연구

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회계 수준을 

확인하는 개별 사례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정명환, 2014). 또한 환경원가

회계와 같이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 위주의 연구논문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회계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은 2022년 현재까지도 환경회계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며 실증적

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쿄증권 일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환

경회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환경회계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과 비교하여 매

출액, 총자산, 영업이익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고 업계에 따라 환경회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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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의 영향을 크게 받기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國部克彦, 梨岡英理子, 

2001). 일본 환경회계는 통일화된 회계기준이 아니며 타사 간의 비교가 어렵고 

환경보전의 효과를 금액(화폐액)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우며 환경보전의 효과의 측

정은 경영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

다(高井美智明, 2013). 또한 일본은 환경회계에 대하여 산업 분야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長岡 正(2021) 대형트럭 사업자 3사에 대한 환경회계 연구에서는 화주와 

달리 물류사업자는 환경부하절감과 비용절감을 양립시키기가 어렵다는 분석 결

과를 도출하였다. 환경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파악하고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효율화를 도모하는 환경회계의 실시가 유용하다고 분석하였다. 

東田 明 et al. (2013)의 MFCA (물질흐름원가회계)를 도입하여 활용해 온 익명의 

기업에 대해 200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초에 이르는 약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함

으로써 환경관리회계 계산의 구성적 역할을 분석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일본에서의 환경회계 연구는 환경회계의 개관, 환경보고서의 공개 내용의 분류

나, 공개 기업의 특징 정리가 중심이었다. 환경회계정보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검증한 선행연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것과 비교하면 극히 

적다(田中優希, 2012).

  

2.2. 빅데이터 분석  

 

경제활동에 대한 데이터의 질과 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경험적 연구는 민

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얻어지는 새로운 대규모 관리 데이터 또는 민간 부문 

데이터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Einav & Levin, 2014). IT 융합, 소셜 미디어, 서

비스 산업 고도화, 기업들의 고객 데이터 수집활동,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폭발적 

증가와 스마트폰 보급, SNS 활성화, 사물통신망의 저변확대로 데이터양은 그 종

류와 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Kim, 2012). 빅데이터는 분석과 가

공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가치를 생성해 낼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방대한 데이터가 내재된 빅데이터 안에서 원하는 자료나 사실을 데이터 분석

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빅데이터의 주

된 기능이다(문상일, 2013). 

빅데이터는 여러 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추출할 수 있다. 추출한 데이터를 통

하여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거친다. 데이터마이닝 과정은 개인, 집단, 사회의 관계

를 네트워크로 파악하는 사회연결망 개념에 의하여 사회적 관계로 도출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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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사회적 연결망이라고 한다(황욱선, 2019). 사회연결망 분석은 최근 들어 가

장 인상적인 진전을 보여 준 연구의 영역이다. 개인이나 집합적 행위자의 범주적 

속성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사회분석의 방법론에 비해 연

결망 분석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행위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이웅규, 구정대, 2019).

빅데이터 분석은 회계학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나형종(2021) 텍스트 분석이 회

계 및 재무 연구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복잡하고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간결하고 유용한 데이터로 효율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중

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길 수 있으며,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의견이나 감정값을 

얻을 수 있으며 데이터를 그룹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서 고품질 비정형 데이터를 

통해 미개발 영역을 조사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회계의 대표적인 연

구로 육근효(2017) 지속가능회계와 CEO 메시지의 관련성 연구 텍스트 마이닝 기

법에 의한 한일 비교분석이다. 해당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일부분을 분석

하였으며 지속가능회계 즉, 환경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

하다는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소셜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구를 실시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적용하

여 진행한 회계학 연구는 환경회계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황욱선(2020) 빅데이터

에 의한 관광회계분야 관심 트렌드 분석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회계 기

준에 제정에 대한 관심도, 관광회계분야 교육에 대한 이슈를 도출하였다. 해당 

연구는 소셜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결론을 도출하였으

며 이는 관광회계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환경회계를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다양

한 의견을 시각화하여 분석한다. 분석된 연구 결과는 환경회계의 방향성과 이슈

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3. 데이터 수집

 

3.1. 빅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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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수집은 텍스톰(Textom) 분석 도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루어졌

다. 다양한 빅데이터 연구에서 해당 분석 도구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텍스

톰(Textom)은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 처리 및 정제를 통해 다양한 알고리즘에 의한 분석 데이터를 생성한다(황

욱선, 박성재, 2020).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검색키워드를 설정해야 한다. 빅데이터 분석은 검색

키워드가 들어간 데이터의 내용을 수집하여 정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키워드는 현재 ESG경영 분야의 사회적 관심사인 ‘환경회계’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키워드를 텍스톰(Textom) 분석 도구 프로그램에 ‘환경회계’라는 키워

드를 적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였다. 환경회계에 대한 최신 정보가 필

요하므로 데이터의 수집 기간은 2021년 05월 01일부터 2022년 05월 01일까지 1

년을 선정하였다. 데이터의 수집은 네이버(블로그, 카페, 뉴스, 웹문서, 지식IN, 학

술정보 전체), 다음(블로그, 카페, 뉴스, 웹문서), 구글(웹문서, 뉴스, 페이스북), 트

위터를 선정하여 수집하였다. 수집 결과 네이버의 경우 2,521개, 다음의 경우 

3,612개를 수집하였고 구글의 경우 384개의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데이터 수집 

결과 10,017개의 키워드가 나왔다. 텍스톰(Textom) 분석 도구 프로그램에는 다양

한 검색 채널들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빈도수가 높은 상위 200 개의 키워드를 

순서대로 나열해 준다.

3.2. 적용 및 분석 절차

 

텍스톰(Textom) 분석 도구 프로그램에서 환경회계의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수집된 키워드 중 상위 200개에 키워드를 회계학 전공 교수 1명, 세무‧회계‧금
융학과 학생 5명, 기업체 CEO 임직원 2명 총 8명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여 본 연

구에서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키워드를 정제하였다. 정제과정 중 ‘환경’, 

‘회계’와 같은 검색키워드에 영향력이 높은 키워드는 제외하였다. 또한 ‘회계

학’, ‘특별회계’와 같이 의미가 중복되거나 ‘표제목차’와 같은 의미를 알 

수 없는 키워드 또한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71개의 키워드가 선정되

었다. 선정된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 유씨넷6(Ucinet 6) 분석 도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 중심성 분석,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네트워

크 분석에서의 중심에 분포된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보다는 중요성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황욱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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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드로우(NetDraw)를 실시해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명료하게 표현하고 연관 키

워드사이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중심성 분석은 연결 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위세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의 척도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내의 

노드들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이는 유사점을 가진 키워드를 형성하는 군집을 도출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토픽분석 및 감성분석을 실시하지 않는다. 텍스톰(Textom) 분석 도구 프로그

램에서 해당 분석은 세분화된 결과 값을 제시한다.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에 대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여야 한다.

4. 데이터 분석 결과

4.1. 주요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텍스톰(Textom) 분석 도구 프로그램에 의하여 분석된 200 개의 키워드 중에서, 

회계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거쳐 데이터 분석에 유용할 것

으로 확정된 “환경회계” 관련 키워드는 71 개다. 키워드에 대한 빈도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환경회계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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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키워드 빈도 % 순위 키워드 빈도 %

1 교육 2585 1.40% 37 평가 415 0.23%

2 관리 2079 1.13% 38 자격증 414 0.22%

3 기업 1636 0.89% 39 시험 409 0.22%

4 사회 1342 0.73% 40 전문 383 0.21%

5 산업 1197 0.65% 41 지속가능 370 0.20%

6 분석 1047 0.57% 42 전략 363 0.20%

7 복지 1020 0.55% 43 전기 340 0.18%

8 채용 1003 0.54% 44 경영학 314 0.17%

9 보건 865 0.47% 45 화학 270 0.15%

10 공학 862 0.47% 46 글로벌 264 0.14%

11 세무 801 0.43% 47 체계 262 0.14%

12 행정 739 0.40% 48 중국 255 0.14%

13 재무 711 0.39% 49 법률 249 0.14%

14 전공 708 0.38% 50 보고서 249 0.14%

15 대학 677 0.37% 51 조성 249 0.14%

16 변화 675 0.37% 52 프로그램 239 0.13%

17 개선 629 0.34% 53 공개 237 0.13%

18 농업 605 0.33% 54 컨설팅 235 0.13%

19 도시 605 0.33% 55 공학부 225 0.12%

20 한국 546 0.30% 56 회계사 224 0.12%

21 금융 543 0.29% 57 미래 202 0.11%

22 에너지 531 0.29% 58 과목 198 0.11%

23 기술 529 0.29% 59 추진 191 0.10%

24 법인 520 0.28% 60 영향 190 0.10%

25 실무 517 0.28% 61 기획 187 0.10%

26 감사 490 0.27% 62 시행 186 0.10%

27 의료 480 0.26% 63 원리 180 0.10%

28 관광 476 0.26% 64 코로나 179 0.10%

29 물류 475 0.26% 65 미국 176 0.10%

30 투자 462 0.25% 66 규모 175 0.09%

31 예산 460 0.25% 67 국비 174 0.09%

32 전산 460 0.25% 68 투명 172 0.09%

33 특별회계 459 0.25% 69 호텔 171 0.09%

34 건축 453 0.25% 70 데이터 154 0.08%

35 환경부 451 0.24% 71 수질 147 0.08%

36 재정 445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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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환경회계 빈도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키워드가 상위에 존재할

수록 ‘환경회계’와 관련하여 영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최상위에 존재하는 

키워드는 ‘교육’, ‘관리’, ‘기업’, ‘사회’ 등이 존재한다. 이는 기업이 

실시하는 지속가능경영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환경회계에 대

한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宮地晃輔(2002)의 환경회계 도입 기업의 내부효과에 관한 연구 -종업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중심으로의 연구- 에 의하면 환경회계를 도입하는 일본 기업의 종업

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 의식 계발에 효과가 있었다. 환경회

계 정보는 소비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소비자 자신의 환경 의식을 계발하기 위

해서 가치 있는 정보라고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면, 해당 정보가 소비자 교육의 기

능을 가지게 된다. 녹색 소비자도 환경회계 정보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

어 환경회계가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환경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발전할 조짐

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성숙해지면 환경회계는 기업 내부 종업

원에 대한 환경교육 기능을 기업 외부에는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 교육 기능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환경회계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임직원들에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정확한 성과측정 방법에 대한 교육훈련

을 통해 환경회계에 대한 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

가 있고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이 존재하는 환경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공시

하여 이해관계자가 환경회계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주요 키워드로는 ‘산업’, ‘분석’, ‘복지’, ‘채용’, ‘보건’이 

있다. 회계산업에 환경회계를 적용하기 위해 현재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가이드

라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혹은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을 발

간한 환경부에서 환경회계 연구원에 채용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환경회계가 실무

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아직 다양한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37개의 기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환경회계에 대한 문제점으로 환경영향 및 성과측정

의 어려움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환경보고서 발간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영

향과 성과측정 기술을 보급해야 한다. 또한 환경보고서를 작성할 때 대부분의 기

업들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전영승, 2003). 그렇기에 환경에 대한 업

무를 담당하는 해당 공기업에서 환경회계 연구원을 채용하여 한국에 있는 회계

학회들과 협력하여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기술된 한국의 

환경회계에 대한 기준서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상위권에 존재하는 키워드로 ‘공학’, ‘세무’, ‘행정’,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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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대학’이 존재한다. 이는 환경회계가 공학, 세무, 행정, 재무와 같은 

대학 전공에서 연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공학의 경우에는 MFCA (물질흐름원가

회계)와 LCA의 결합을 위한 환경공학 기술에 결합에 연구가 필요하다. 東田 明
(2016)는 공급사슬이 환경활동에 있어 MFCA (물질흐름원가회계)가 정보제공 시

스템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공급사슬이 환경문

제 대응에 대하여 MFCA (물질흐름원가회계)가 이를 지원하는 정보 제공 시스템

으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였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체제나 정보공유

에 관해서 과제가 존재한다. 선행연구나 기업사례로부터 기업간 정보공유 문제나 

MFCA (물질흐름원가회계)에서의 환경영향 고려 문제에 대해서는 LCA와의 연계

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세무, 재무의 경우 환경회

계에서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학문이며 행정학의 경우 환경회계가 도입되기 위

한 행정 프로세스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71위 이내의 주요 키워드로는 ‘금융’, ‘평가’, ‘지속가능’이 있다. 이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시하는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이슈가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낸

다. 김광민, 이헌상(2021) ESG 등급이 기업가치와 부채비용,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20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을 대상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기업의 기업 가치와 부채비용, 신용

등급에 관한 연관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 가치와 경영성과에 차별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업 입장에서 ESG의 활동이 단기적으로는 비

용으로 인식하여 기업 가치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관

점과 이해관계자의 관점은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환경회계에 대한 공시를 통해 

주주는 경영자의 이익을 환경부하를 예방 경감 하는 것에 할애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로 인식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자신의 부를 증대시킬 것을 전망할 수 없더

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고 그 결과 자금제공자의 부를 증가시키

는 것으로 인식하여 환경에 대한 투자를 용인하고 있다(高井美智明, 2005). 즉, 

환경회계를 공시함으로써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여 외부 이

해관계자는 기업가치를 높게 인식할 수 있다.

4.2.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네트워크란 복수의 사람・조직・사물 등을 연결시키는 일정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조직・사물 등을 액터(actor)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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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1세기 정치학대사전).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우선 분

석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내용 중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였고, 텍스트

에 나타난 주요개념과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안명

숙, 오익근, 2015). 본 연구에서는 ‘환경회계’ 관련 주요 키워드 71개의 네트워

크를 시각화하여 엑터(actor)들의 관계 분석을 하였다.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방법

은 해당 키워드의 매트릭스를 유씨넷6(Ucinet 6) 분석 도구 프로그램을 통해 넷

드로우(NetDraw)를 실시하였다. 시각화 결과 중 네트워크 중심부에 위치한 키워

드 <그림 1>과 같다.

<그림 2>는 <그림 1> 네트워크 중심부에 위치한 키워드를 확대한 것으로 <그림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미래’, ‘교육’, ‘관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들이 미래에 점차 지속가능경영을 확대함에 따라 성

과적 지표로서 환경보고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하기 위해 환경회계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Suleman (2018)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회계교육은 환경문제에 대한 학생들

의 인식 제고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은 환경회계가 환경회계 교

육의 성격에 적합하며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현재 리비아 대학에서 적용되고 있는 회계교육과정, 특히 환경

회계와 관련하여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 Fatih & Okta (2017)은 2015-2016학년

도 터키의 Tokat Gaziosmanpasa University 경제학 및 행정 과학 학부의 공공 행

정 및 공공 재정 부서의 환경회계 교육을 받은 3학년 학생과 그렇지 않은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환경회계 교육을 받은 학

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환경의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같은 키워드가 중심부에 위치함에 따라 한국 외부 이해관계자들도 환경

회계 교육에 관심이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 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염정윤 외 

(2021)의 2021년 국민 환경의식조사에 의하면 ‘환경 인식’ 부문에서는 우리 국

민의 73%가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은 외부 이해

관계자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

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된 내용

은 비전 및 비재무적인 정보만이 주를 이르고 있다. 일본 도시바(東京芝浦)의 경

우 자사 홈페이지에 환경보전 비용 및 환경보전 효과와 같은 환경회계에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東京芝浦, https://www.global.toshiba/). 이러한 이유는 가이드라인

의 차이점 및 교육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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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회계 가이드라인(2005)에서는 환경회계의 표시양식과 내부관리표라는 

항목을 통해 참고양식을 제시하며 환경효과에 대한 측정 방법도 해설을 통해 제

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환경회계 가이드라인(2006)에서는 이러한 항목이 존재

하지 않으며 측정방식 또한 타 기업의 사례만 제시할 뿐 세밀하게 제시되어 있

지는 않다. 그렇기에 한국 기업이 환경회계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서 기업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독자적

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경회계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환경회계는 현재 

어느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한국 국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가이드라인의 개선점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회

계 교육에 대한 이슈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 중심부 근처에는 ‘체계’, ‘투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것

은 환경회계가 미래에 체계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산 프로그램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현재 Sphera라는 기업은 환경회계 소프

트웨어를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환경 데이터 수집을 위한 추적 가

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규제 보고서를 제출하고, 성능을 예측하고, 필요한 경우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개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Sphera, 

https://sphera.com/). 이러한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환경회계를 작성하는 데 도

움을 주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환경회계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

다. 환경회계를 위한 보조 프로그램은 환경보고서 혹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환경원가를 간략하게 측정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환경회계에 대한 개념적 정립이 필요하다. 정길채, 장지인(2006) 환경효율성 측

정지표와 연결회계상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매출액이나 매출원가와 같은 부

분은 재무회계의 구조 안에서 정의될 수 있기에 회계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

지만 환경회계 중 물량단위로 측정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환경회계에 대한 계산 방법이나 구

체적인 개념에 대하여 인정되는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교육 및 환경회계 

전산 프로그램이 선행되기 이전 인정되는 회계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박성재, 황욱선

108 ⓒ 2022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그림 1> 환경회계 네트워크 분석 결과

<그림 2> 환경회계 네트워크 중심부 위치 키워드

4.3. 주요 키워드 중심성 분석 결과

중심성(Centrality) 분석은 텍스트로 구성된 문서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 

간에 연결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중심성 분석은 문서의 텍스트 간에 내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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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트렌드 분석에 적합하며 

또한 연구 동향 분석에 많이 이용된다. 중심성 분석을 위해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안에서 키워드 간의 관계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중심성을 

이용한다(이택균, 2020). 환경회계 빅데이터의 연결 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

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환경회계 중심성 분석 결과

빈도 

순위
키워드

연결 정도 중심성 

순위
근접 중심성 순위 매개 중심성 순위 위세 중심성 순위

1 교육 0.006 7 1 1 0.229 1 0.067 10

2 관리 0.008 4 1 1 0.229 1 0.113 7

3 기업 0.002 16 0.986 6 0.152 19 0.014 27

4 사회 0.005 9 1 1 0.229 1 0.057 12

5 산업 0.032 2 1 1 0.229 1 0.612 2

6 분석 0.001 29 0.972 16 0.146 27 0.003 44

7 복지 0.003 12 0.986 6 0.217 7 0.03 21

8 채용 0.002 16 0.959 23 0.117 46 0.009 29

9 보건 0.002 16 0.972 16 0.134 32 0.006 35

10 공학 0.001 29 0.921 38 0.156 18 0.006 35

11 세무 0.001 29 0.959 23 0.128 38 0.003 44

12 행정 0.005 9 1 1 0.229 1 0.083 8

13 재무 0.001 29 0.972 16 0.193 13 0.002 48

14 전공 0.001 29 0.933 36 0.176 14 0.003 44

15 대학 0.002 16 0.986 6 0.219 6 0.005 38

16 변화 0.002 16 0.972 16 0.209 9 0.039 14

17 개선 0.003 12 0.959 23 0.13 36 0.061 11

18 농업 0.04 1 0.909 45 0.147 26 0.647 1

19 도시 0.003 12 0.986 6 0.206 10 0.035 18

20 한국 0.002 16 0.972 16 0.13 36 0.024 22

21 금융 0.001 29 0.959 23 0.196 12 0.002 48

22 에너지 0.001 29 0.972 16 0.199 11 0.007 32

23 기술 0.007 5 0.986 6 0.152 19 0.154 4

24 법인 0.006 7 0.959 23 0.124 41 0.119 6

25 실무 0.002 16 0.946 32 0.116 47 0.00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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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감사 0 54 0.959 23 0.134 32 0.001 58

27 의료 0.002 16 0.959 23 0.115 48 0.012 28

28 관광 0.001 29 0.986 6 0.212 8 0.009 29

29 물류 0.001 29 0.921 38 0.171 16 0.002 48

30 투자 0.002 16 0.986 6 0.152 19 0.031 20

31 예산 0.001 29 0.921 38 0.118 45 0.015 26

32 전산 0.001 29 0.864 59 0.064 64 0.001 58

33 특별회계 0.001 29 0.78 68 0.041 68 0.006 35

34 건축 0.001 29 0.897 50 0.148 25 0.002 48

35 환경부 0 54 0.795 67 0.062 65 0 68

36 재정 0.001 29 0.854 63 0.127 39 0.001 58

37 평가 0.003 12 0.959 23 0.121 42 0.049 13

38 자격증 0.001 29 0.864 59 0.069 63 0.002 48

39 시험 0.001 29 0.909 45 0.146 27 0.004 43

40 전문 0.002 16 0.986 6 0.152 19 0.037 16

41 지속가능 0.002 16 0.88 55 0.091 59 0.038 15

42 전략 0.001 29 0.946 32 0.121 42 0.002 48

43 전기 0.001 29 0.897 50 0.14 31 0.003 44

44 경영학 0 54 0.875 56 0.146 27 0.001 58

45 화학 0 54 0.886 54 0.134 32 0.002 48

46 글로벌 0 54 0.921 38 0.159 17 0.001 58

47 체계 0.001 29 0.986 6 0.152 19 0.005 38

48 중국 0 54 0.778 69 0.03 69 0.001 58

49 법률 0.007 5 0.921 38 0.104 52 0.154 4

50 보고서 0.001 29 0.875 56 0.08 60 0.021 23

51 조성 0.001 29 0.909 45 0.111 51 0.018 24

52 프로그램 0.001 29 0.97 22 0.144 30 0.007 32

53 공개 0 54 0.946 32 0.126 40 0.005 38

54 컨설팅 0.001 29 0.933 36 0.175 15 0.009 29

55 공학부 0 54 0.614 71 0.008 71 0.002 48

56 회계사 0 54 0.897 50 0.094 56 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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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특정 노드를 중심으로 주변의 노드와 얼

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연결 정도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정보의 교류가 높다(고재창 외, 2013). <표 2>에서는 ‘농업’, ‘산업’, ‘시

행’, ‘관리’, ‘기술’, ‘법률’이라는 키워드가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연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산업 분야에 환경회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관한 이슈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농업산업에 환경

회계를 적용한다면 농업경영자가 당장은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자연환경을 고려한 농업생산 활동이 요구되고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WTO 교섭이나 FTA 체결로 무역 자유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도 격화되는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환경회계를 도입한 

농업경영자에게 지역 주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林岳, 2007). 

농업경영에서의 환경회계는 환경정보의 공표와 함께 환경직접지급 등의 농업환

경정책에서의 이용과 외부 이익, 환경자산 등의 평가·측정을 통해서 농업활동의 

외부효과를 정책적으로 평가해 나간다는 역할도 가진다(四方康行, 北田紀久雄, 

2008). 환경직접지급이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보전 농업 직접 지불 보조

금 제도로서 2011 회계연도부터 화학 비료 및 합성 농약을 원칙적으로 50% 이상 

줄이려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農立水産省, 

57 미래 0.001 29 0.986 6 0.152 19 0.018 24

58 과목 0 54 0.875 56 0.101 53 0.002 48

59 추진 0.004 11 0.921 38 0.113 50 0.072 9

60 영향 0.002 16 0.864 59 0.08 60 0.034 19

61 기획 0.001 29 0.921 38 0.095 54 0.002 48

62 시행 0.014 3 0.959 23 0.121 42 0.307 3

63 원리 0 54 0.909 45 0.092 58 0.005 38

64 코로나 0 54 0.897 50 0.094 56 0.001 58

65 미국 0 54 0.843 64 0.057 66 0 68

66 규모 0.002 16 0.946 32 0.131 35 0.036 17

67 국비 0 54 0.753 70 0.028 70 0.001 58

68 투명 0 54 0.864 59 0.074 62 0 68

69 호텔 0 54 0.814 66 0.114 49 0.001 58

70 데이터 0 54 0.843 64 0.051 67 0.001 58

71 수질 0 54 0.909 45 0.095 54 0.00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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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aff.go.jp/). 일본에서는 환경에 관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유인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기업 혹은 

경영자의 환경회계 적용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정부의 예

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환경성과가 특정 수치 이상으로 문제가 될 시 이

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률 제정이 유용할 것이다.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특정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이 높은 노드는 

다른 노드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정보교류의 유리함을 가진다(고재창 외, 

2013). <표 2>에서는 ‘교육’, ‘관리’, ‘사회’, ‘산업’, ‘행정’ 등의 키

워드가 근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교육산업에 환경회계에 관

한 이슈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현재의 회계 교육은 기술 취득이나 훈련의 편중에 

있어, 윤리·지적 교육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회계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山上達人, 1999). 환경회계를 도입하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기업이 환경을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였고 어떠한 효과 혹은 

손실을 보았는지 나타내기 위함이다. 즉, 기업윤리와 매우 관련이 있는 학문이다. 

그렇기에 다른 학문과는 달리 윤리 및 도덕적 책임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할 것

이다.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의 네트워크

를 구성 시 매개자 역할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매개중심성이 높은 노

드는 정보 교류에 대한 통제력이 크다(고재창 외, 2013). <표 2>에서는 ‘교육’, 

‘관리’, ‘사회’, ‘산업’, ‘행정’ 등이 1순위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결과

는 근접 중심성의 순위와 유사하다. 즉, 환경회계에 대한 매개는 교육, 산업, 관

리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환경회계에 대한 교육에 이슈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환경회계 교육을 실시한다면 기업이 환경문제에 능동적이면서 지속적으

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환경성과와 

환경투자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때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준다(김형덕 외, 2013). 환경회계 교육은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에게만 도

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는 환경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기에 기업 외

부 이해관계자들도 환경에 대한 의식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이에 따라 외부 이해

관계자는 환경보고서 및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요구한다. 따라서 환경회계 교육은 

반드시 대상이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진행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위세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은 결절점 간의 직접 연결 뿐만 아니라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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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을 고려하며, 자신과 연결되어있는 상대방의 중심성도 반영하여 측정되므로, 

네트워크 분석에서 산출되는 중심성 지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표라 알려져 

있다(이희연, 김홍주, 2006). <표 2>에서는 ‘농업’, ‘산업’, ‘시행’, ‘기

술’, ‘법률’이 상위권에 존재하며 이는 연결중심성에서 나타난 순위와 유사하

다. 이처럼 키워드의 중복성이 높다는 것은 중요성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환경회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일반 제조기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가장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농업산업 분야에서의 우선적인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법률적으로 보조금 혹은 기존에 면세제도와 더불어 새로운 세무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환경회계에 대한 도입을 유인하여야 한다. 환경회계 도입을 위해 

세법상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영승(2003)의 우리 나라의 환경보고서공시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와도 같다. 농업산업에 환경회계가 정착이 되면, 해당 보

고서를 바탕으로 환경회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점이나 효익 측정 및 추정 방법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4.4. CONCOR 분석 결과

   

CONCOR 분석은 유사점을 가진 키워드가 형성하는 군집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

하였다. 구조적 등 위성 분석 중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키워드 

간 동시 출현 매트릭스의 분석을 토대로 노드들의 블록을 형성하여 블록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안명숙, 민용기, 2016). CONCOR 분석은 서로 연관성

이 있는 그룹들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방향 및 정책 실행,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하는 지침에 도움을 줄 수 있다(황욱선, 2020b). 분석 결과는 <그림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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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환경회계 CONCOR 분석 결과

CONCOR분석을 위해서는 형성될 클러스터를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해당 분석 도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한 (황욱선, 2021; 강욱건 외, 

2018) 클러스터 개수를 토대로 네 가지의 클러스터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특정 

클러스터의 경우 키워드가 단 세 개만이 존재하였다. 이는 클러스터라고 볼 수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여 세 가지 클러스터만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 클러스터가 형성되었으며 형성된 클러스터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각각의 클러스터에 특징에 대한 요약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1) 클러스터는 적용 

분야 클러스터, (2) 클러스터는 적용 방안 클러스터, (3) 클러스터는 실무행정 클

러스터라고 명명하였다.

(1) 클러스터의 관점으로 본다면 (3) 클러스터와의 시각적인 부분에서 가장 짙

게 나타나고 있기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환경회계를 경영학에 한

정하여 다루는 것이 아닌 공학, 의료보건학, 관광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

야 한다는 것이다. Mohammad(2012)는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환경회계의 질 높

은 교육이 회계의 한 부분에서 교육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고재용(2005)는 호텔의 

환경회계 도입 유용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국내 호텔기업의 환경관련자산과 

 (1) 건축, 보건, 호텔, 경영학, 과목, 화학, 

공학부, 데이터, 미국, 공학, 대학, 전기, 

전공

 (2) 글로벌, 코로나, 전산, 투명, 감사, 채용, 기획, 재무, 환

경부, 금융, 국비, 실무, 자격증, 시험, 중국, 재정, 회계사, 세

무, 시험, 전략, 물류

 (3) 추진, 법률, 공개, 특별회계, 

시행, 예산, 도시, 농업, 수질, 에

너지, 원리, 프로그램, 전문, 교육, 

보고서, 미래, 관리, 규모, 산업, 

사회, 복지, 투자, 변화, 개선, 기

술, 체계, 지속가능, 조성, 관광, 

법인, 영향, 컨설팅, 행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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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대한 공시실태를 분석하면서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기고 전략적 의사결정

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즉, 환경회계는 단순히 회계학

을 전공한 사람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진과 상의

를 하면서 환경원가를 인식하고 환경부채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회계가 

실무에 적용되기 위해 기준을 제정할 때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진들과의 인터뷰

를 통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투명한 감사 및 측정 시스템은 환경 및 사회 회계의 중추이므로 필수 지

표를 학습하기 위해 입증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accountingedu.org). 환경 관리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서 기업으로 이

동함에 따라 감사의 확대, 환경 감사의 통합, 환경 관리에 대한 조직의 참여 확

대, 인증에 대한 강조 및 내부 감사와 환경 감사 간의 합병을 장려하고 있다

(Black, 1998). 효과적인 환경감사전략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숙련된 감

사요원, 질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감사시스템, 관련법 준주 여부와 관련된 판단, 

경영진에게 제공된 감사결과의 문서화, 규제당국에 대한 보고사항의 판단 및 확

인된 위반사항들을 경감시키기 위한 경영진으로부터의 위임 등이 필요하다(이남

주 외, 2010). 따라서 환경회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회계

학 학자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1) 클러스터는 (2) 클러스터와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건축, 전기, 화

학 등 기존에 회계와 크게 무관한 학문도 환경회계에 대한 자격증이나 시험을 

통해 환경회계를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기업으로부터 발

생할 수 있는 환경부채는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지표수오염, 공해물질방출, 에너

지방출 등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기업의 의무이다(이남주 외, 2010). 이러한 

정보는 기존에 회계학만을 전공하였던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측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따라서 회계학을 비 전공하는 

학문이라도 간접적으로 환경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면 환경회계를 

작성하는 회계관리자와 의논 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환경회계에 대

한 정보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클러스터는 (3) 클러스터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전체 클러스터 중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환경회계가 실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회계사나 전산세무와 같은 회계 및 세무 자격증에 환경회계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환경부 혹은 공공기관이 국비 지원 교육을 통해 환경회계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환경회계 및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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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측정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는 CPAE(Certified Professional 

Environmental Auditor)을 취득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https://www.accountingedu.org). 이러한 자격증과 국비 지원 교육을 실시하면 높

은 수준의 환경회계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업에 회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최근 비즈니스 부문의 환경성과에 대한 회계 공개의 중요성은 지속 가능한 발

전을 위한 요구 사항으로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 정치, 전문 및 학계의 

압력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Suleman Hamed, 2018). 이는 기업들이 지속가능경

영을 도입하기 시작하는 이유이다.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하고 성과제시

를 위해 환경보고서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

서는 규격화된 양식이 존재하지 않고 강제적인 공시사항도 아니다. 기업들은 이

러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 또한 외부 이해관계자들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회계에 대

한 이슈가 최근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회계에 관한 이슈를 파악하여 분

석을 진행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환경회계에 대한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환경회계를 빅데이

터로 소셜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텍스톰

(Textom) 분석 도구 프로그램으로 환경회계의 빅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정제를 실

시하였다. 정제를 한 뒤 빅데이터의 시각화를 위해 유씨넷6(Ucinet 6) 분석 도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넷드로우(NetDraw)를 사용하였고 빈도 분석, 네트워크 분

석, 중심성 분석,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을 실시하여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 분석, 네

트워크 분석, 중심성 분석, CONCOR 분석 결과 ‘교육’, ‘관리’의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높은 중요성을 보였다. 이는 사람들이 환경회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성과 관리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현대사회

에서 개인이 해야 하는 경제적 의사결정은 과거와 견주어 더욱 증가하고 복잡해

졌기 때문에 회계정보의‘이용자’에 선 회계교육의 필요성이 요청된다(한형성 

외, 2018). 환경회계가 선행되기 위해서는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의 구체화도 필요

하지만, 환경회계 교육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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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빈도 분석에서는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의 발전을 위하여 환경회계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 현재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개

선사항이 많이 존재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이해관계자들이 환경회계를 적용 혹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밀화된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며 환경회계는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시장에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환경회계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 

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외부 이해관계자들도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금융시장에서 투자할 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

의 재무적 건전성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성과 또한 판단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체계’, ‘투자’, ‘프로그램’ 키워드가 중심부 

주변에 위치하였다. 이 결과는 환경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관심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영리조직이 회계정보시스템을 바람직하게 

구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종래의 정보이용자의 공통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제공으로부터 정보이용자의 개인정보욕구까지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이신남, 2004). 

넷째, 중심성 분석에서 농업이라는 키워드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농업산업

의 경우 가장 환경에 관련이 높다. 외부 이해관계자는 농업경영자가 환경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농업의 경우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많은 선호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농업경영자가 환경회계를 도입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환경

효익을 창출하였는지 혹은 환경손실을 냈는지 공시를 하게 된다면 브랜드 가치

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중심성 분석에서 ‘법률’이라는 키워드도 존

재하였으며 정부가 환경회계를 도입하는 농업경영자에 한하여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혜택이나 환경오염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CONCOR 분석에서는 환경회계는 다양한 실무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환경회계가 경영학에서만 적용되는 학문이 아닌 교육학, 관광학, 건축

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함을 나타낸다. 다양한 분야에 환경회계를 적용시키

기 위해서는 자격증과 같은 시험제도 도입의 필요한 실정이다. 즉, 환경회계에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의 학자들이 환경회계에 대한 이론적 합의점을 도

출할 필요가 있다. 현행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명환(2010) 우리나라 녹색기업의 환경회계 도입실태와 환경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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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조사 연구에서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환경원가 분류에 관한 질문에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에 따른 분류하여 측정한다가 

30%이며 그 외의 경우는 70%로 나타났다.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비교가

능성과 신뢰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설

명이 부족하다면 기업들은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거나 회사별로 독자적인 양식

을 만들어 공시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환경회계 가이드라

인을 보완한다면 환경회계가 기업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정보의 유용성이 생

길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환경회계 

도입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환경회계는 전통회계와 다

른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의 회계전문가가 환경회계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에서 환경회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회계 도입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편리하여야 한다. 현재 환경회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환경회

계 가이드라인만을 참고하여야 한다. 환경회계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환경회계정보

를 공시하기 어려운점이 존재하며 관련 프로그램조차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의 경우 기업의 환경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비재무적인 정보만이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따로 찾아서 확인하

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환경에 관한 정보는 접근성이 낮다고 볼 수 있

다. 환경회계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다면 기업은 재무제표상에 환경에 대한 재

무적인 정보를 공시할 것이고 이해관계자는 재무제표를 통해 간단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환경회계는 농업산업에서부터 적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중심성 분석 결과 농업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다. 농업산업

의 경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도입을 위해서는 세법적 혜택을 제공하여 

도입을 유인하여야 한다. 넷째, 금융시장에서 이해관계자가 투자에 관한 의사결

정을 할 때 환경회계와 같은 정보를 고려한다는 이슈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회계에 대한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소셜네트워

크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설문조사 방식

으로 진행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소셜데이터를 수집하였

기에 객관성이 뒷받침되며 결과에 대한 일반화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에 연구된 환경회계 빅데이터 연구와 비교하여 세밀하게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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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SG는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ESG 요소를 투자 기준으로 활

용한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기업의 지

배구조와 같은 비(非)재무적 성과를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미이다(KDI 

경제정보센터, 2021). 그리하여 선행연구의 연구 분야를 분석해 본 결과 환경회계

에 관하여는 공시효과 분석, 물질흐름회계, 원가관리회계 등에 관한 연구만 이루

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는 기업 내부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며 환경재무회

계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빅데이터 수집 결과 ‘미국’, ‘중

국’과 같은 키워드가 존재하였다. 그 외에 유럽국가들도 환경회계에 관심을 나

타냈다. 하지만 한국은 2000년도 초반에 환경회계에 대하여 활발하게 연구를 진

행하였으나, 최근에는 환경회계에 대한 관심이 낮아져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

이다. 현재는 사회 및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한국도 다시 환경회계

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한국 연구에서는 환경원가관리회계분야의 연구만이 존재하였다. 환경회

계가 제도화되기 위해서 환경재무회계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연구 결과는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대책으로 유용할 것

이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에 공시된 것을 확인하면 비

재무적인 요소만 작성이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환경회계에 가이드

라인이 세밀화되지 않았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환경회계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회계처리, 환경회계의 조세처리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회계 및 성과측정에 

대한 분석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환경회계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환경

회계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최초로 진행하였다. 즉,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현재 환경회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분석하였다는 점이

다.

실무적 시사점은 현행 환경회계는 생소한 개념이기에 이해관계자들이 환경회계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환경회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환

경회계가이드라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회계학 학자들만이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논의를 하여 산업별로 적용이 가능한 환경회계 가이드

라인을 적용해야 한는 점을 도출하였다. 즉, 한국 환경회계에 대한 보완점과 발

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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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에 대한 이슈를 도출하였지만, 기초적인 분석만을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향

후 연구에서는 토픽분석 및 감성분석을 실시하여 심층적으로 환경회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한 기간은 

최근 1년간이다. 2~3년 전부터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기에 수집기간을 확

대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환경회계 전반에 대하여 이슈를 분석하였다. 

환경회계는 산업마다 이슈가 다를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별로 환경회계에 

대한 이슈를 도출하여 적용하기 위한 방안 및 개선점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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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accounting increases, this study collected big data on 
'environmental accounting' existing on Korean social networks from 05/01/2021 to 
05/01/2022 to analyze frequency, network analysis, centrality analysis, and CONCOR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keywords 'education' and 
'management' in common showed high importance in all analyses. This shows that 
companies and people have increased their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but 
there is a need for environmental education due to the absence of environmental 
education. As a result of conducting frequency analysis, 'industry', 'analysis', and 
'recruitment' were at the top, indicating that environmental accounting experts need to be 
hired to refine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As a result of network analysis, there 
are 'system', 'investment', and 'program', and it means that a computer program for 
environmental accounting. In the centrality analysis, there was an issue in applying 
environmental accounting to agriculture, and for this, it indicates that the government 
needs tax law benefits. In the CONCOR analysi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environmental 
accounting in various fields, and for this, it was necessary to take the environmental 
accounting qualification test.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future studies on performance 

measurement for environmental accounting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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