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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의 SCM(공급사슬관리)역량 모델링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조사 하였으며, 그 결

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의 SCM역량 모델링과 프로세스 개선에 있어 공급사슬 전략계획의 모델링에서 전략적 제휴, 기

술개발, 집중화에 있어 전략적 제휴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다음 기술개발보다 집중화에 중점을 둘 것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의사결정에서도 

경로설정 스케줄링과 네트워크 통합, 3자물류 아웃소싱 중 네트워크 통합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관리통제에서도 고객서비스 관리, 생산성 

관리, 품질 관리 중 품질 관리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래지원 시스템에 있어서는 주문 관리 선택, 가격결정 청구, 출하 

배송, 고객 관리 중 주문 관리 선택을 가장 중시한 모델링과 프로세스상 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

의 SCM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최적화된 프로세스 운영을 위해 해당 조직구성원의 역량과 프로세스 개선 관점에서 기존 전략적 제휴를 통한 

네트워크 공유와 통합을 통해 품질 관리를 최적화시키고 거래지원 시스템을 안정화시킴으로써 기업간 전략적 연계를 통한 단순한 전자적 

자료 교환 관계를 넘어 정보시스템의 통합 역량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따라서 스마트 시대에 최적의 공급사슬 통합 역량의 모델화와 최선의 프로세스 관리를 위해 정보통합에 있어 시스템의 호환성과 신뢰

성이 바탕이 된 인프라 구축과 함께 SCM역량 극대화를 위한 조직화와 집중화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전략계획, 의사결정 분석, 관리통제, 거래지원시스템

Ⅰ. 서론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운송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 시

대 기업 간 경쟁 심화와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필수적인 요소

가 되고 있다. 최적의 공급사슬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한 최

적의 관리는 다양한 정보의 흐름과 높은 품질의 물류서비스 

제공에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관심이 점점 커

지고 있다. 특히 기술지향적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성공적

인 글로벌 SCM역량은 기업 간 경쟁에서 비용, 속도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위해 경쟁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핵심요소다.
정보기술상에서의 중소·벤처기업의 SCM역량은 공급사슬통

합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물류비용 절감과 시간의 단축

뿐만 아니라 더욱 민첩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

에서 SCM역량 증대를 통한 프로세스 개선은 중소·벤처기업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이는 공급사

슬상에서 최종 고객에게로 역량의 결합에 따른 기술력 우위

로 보다 나은 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능력을 높여 경쟁력

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2017년 기준 34,281개의 중소·벤처기업이 있

으며(한국벤처기업협회, 2017), 이중 90% 이상이 중소기업법

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기술우

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SCM측면에서 요구되는 

SCM역량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공

급사슬(Supply Chain)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전략적 제

휴를 통한 기술개발 조직화와 결집된 기술역량 집중화로 요

약될 수 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우위달성에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로(강성배·문태수, 2014; 김정대, 2017)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간 관계 형성 측면

에서 중시되는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이상만 외, 2007; 오광

기·이동명, 2012; 김병조, 2015). 
즉 이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Daugherty(1994)는 전자적 자료 

교환이 공급사슬 참여 기업 간 전략적 연계를 확립할 수 있

는 기초를 제공하지만, 단순 기술적인 측면만으로는 공급사슬

의 전략적 연계를 확립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단순한 

기술 개발을 통한 전자적 자료교환을 넘어 중소협력 기업 간 

정보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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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사슬내의 기업 간 전략적 연계를 달성하여 역량을 결집시

킬 것을 주장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Gutiérrez & 
Durán(1997)도 기업의 SCM역량에 따라 제3자 물류기업과의 

관계형성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스페인 전기전

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공급

사슬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물류 아웃소싱 및 관계 형성이 

양호하였지만, 중소기업일수록 정보 통합에 있어 시스템의 호

환성 및 신뢰성이 부족하여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같은 효율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Rutner & Gibson(2002)도 SCM에 있어 공급사슬의 효

율적 활용을 위한 역량의 관계에서 조직 간 정보 공유가 

SCM역량결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같은 연구

는 공급사슬 관리 능력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만을 

향상시켜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역량으로 프로세스 중심의 조직, 결집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 
정보기술과 프로세스 인프라 구축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Kristal et al., 2010; 정윤계, 2017). 그러나 이 같은 중소·벤처

기업에서의 SCM역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SCM역량과 공

급사슬 개선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볼 때, SCM역량보다 공급

사슬 관리 효율과 통합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모델링과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특히 기술역량 결

집이 요구되는 중소·벤처기업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Robinson, 2005; 장형욱 외, 2006; 윤현덕 외, 2012; 강성배·문
태수, 2014;  박상선 외, 2015).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의 관점

에서 재무적, 운영적 성과측면이 아닌 SCM역량결집을 위한 

공급사슬에 대한 고유 속성을 도출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되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업무프로세스 상에서

의 SCM역량이 공급사슬통합과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상대적 

중요요인의 도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

기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갖는다. 

Ⅱ. 이론적 배경

2.1 공급사슬역량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내부 조직 내 협력만으로는 경쟁우위

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그 기업이 속한 공급사슬 역량으로 내

부조직 내 조직과 고객에 이르는 참여자들과 협력하여 공급

사슬을 통합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Kristal et al.(2010)은 변

화가 심한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의 공급사슬 역량의 증대는 

단기적인 경영성과를 개선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도 환경변

화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지지해주었다. 이는 기업의 혁신과 성과를 높이는 주요한 기

제임을 뒷받침해준다. 

이렇듯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

은 중소기업은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데 기업이 직면한 이

러한 과제는 공급사슬관리 활용과 탐색으로 대처할 수 있다. 
활용은 단기적인 성과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기업이 기존 시

장에서 기존의 지식과 역량을 개선하는 활동이며, 탐색은 장

기적 관점에서 미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여 기회를 추구하는 활동

이다. March(1991)는 기업이 탐색에만 집중할 경우 단기적이

고 즉각적인 성과 없이 장기적인 자원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활용에만 집중할 경우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성과를 

무시한 채 단기적인 수익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므로 기

업은 단기적 성과개선과 장기적 시장적응을 위해 활용과 탐

색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문상미·허문구, 2013). 
March(1991)에 의해 제안된 활용과 탐색전략은 최근 조직이

론, 조직관계, 조직설계, 네트워크, 공급사슬, 경쟁우위, 혁신 

등 조직역량을 결집시키는데 기제로 작용한다고 하였다(Gupta 
et al., 2006). 또한, Kristal et al.(2010)도 활용과 탐색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급사슬 전략에 따른 역량이 극대화될 때, 기업의 

성과 개선을 통해 시장 및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공급사슬 관리에 있어 활용과 탐색전략이 조직역

량과 기업성과를 높이는 관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또한 

공급사슬역량에 대한 전략적 제휴, 기술개발, 역량집중화 요

인을 반영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2.2 공급사슬역량 모델링

Robinson & Malhotra(2005)은 공급사슬 기법의 실행 수준에 

따라 조직의 역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즉, 공급사슬 기법을 각각의 실행역량 수준에 따라 생산성, 
비용, 직원 만족도 증가, 매출성장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사슬 기법의 높은 실행 역량

은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결론적으

로, 이들은 더 나은 공급사슬 관리를 통한 역량결집을 통해 

조직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같이 역량

은 크게 오너나 간부의 리더십과 운영조직의 결집과 교육훈

련을 통한 강화로 집약된다(Kaynak, 2003). 
Cua et al.(2001)은 TQM, JIT, TPM 의 실행과 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품질관리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제품

에 대한 품질과 프로세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협력

업체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의 참여 역량 결집도 매우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Kaynak(2003)도 교육훈련이 품질관

리 기법 공유가 역량과의 연관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Lai & 
Cheng(2005)도 품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고객 집중을 

위해서도 품질에 대한 교육 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

켜 주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공급사슬관리를 위해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SCM 역량 모델링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3권 제2호 (통권52호) 117

운영조직과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

는바 이들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측정한다.

Ⅲ. AHP 기법 적용 SCM역량 모델링

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3.1 계층적 분석방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은 1970년대 초반 토마스 

사티(Thomas Saaty)에 의해 개발된 의사결정 기법을 말한다

(조근태 외, 2003). AHP는 다수의 기준에서 평가되는 다수 대

안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핵심문제를 다루며, 최상위 수준

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하위수준으로 계층구조

를 만들고 계층구조 내각 요소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

단할 수 있는 쌍대비교행렬을 구성함으로써 정량적 요소는 

물론 정성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이정

실, 2007). AHP기법의 특징은 첫째, 의사결정시 복잡한 의사

결정 문제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여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문희명·유선종, 2009), 둘째, AHP기법이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요인으로 분해하

고 이들에 대한 쌍대(1:1)비교를 통해 가중치 또는 중요도를 

산출하는데 유용하다(최영출, 2004). 그리고 AHP기법은 해당 

주제에 대한 설문응답자 풀(pool)이 크지 않은 경우 소수의 

전문가만을 대상으로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기

법으로서의 장점을 갖는다(최영출, 2004).

3.2 AHP 기법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SCM역량 모델링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

기 위한 목적으로 AHP기법을 활용한다. 문헌조사 결과, AHP 
기법은 경영, 경제, 정보,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활

용되고 있으며, 관련 영향 요인을 발굴하는 연구에서도 활발

하게 사용되고 있다(안우철 외, 2006; 문희명·유선종, 2009; 박

철수·김만술, 2011). 따라서 SCM의 전문가의 의견 결집을 위

해 AHP기법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경험과 의사결정에 집중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2.1 중요도 평가 기준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AHP를 사용하여 공급망 관리 역량과 프로세

스 개선 요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개별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요인에 대한 점검 및 확인정

도에 대하여 모호함을 표현할 수 있는 퍼지집합 이론을 사용

하였고, 중요도 평가방법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도에 의해 설문지 작성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설문결과를 토대로 AHP기법에 의한 상대적 중요도

(RSV: relative significance value)와 9점 리커트 척도에 의한 절

대적 중요도(ASV: absolute aignificance value)를 각각 산정하

며, 셋째, 도출된 상대적 중요도 및 절대적 중요도를 Sugeno -
퍼지척도에 의해 보정한 후 최종 프로세스 개선 중요도를 도

출 및 평가한다.

3.2.2 AHP에 의한 상대적 중요도 산정

본 연구에서는 AHP기법을 사용하여 실시한 설문결과를 토

대로 공급사슬관리에 대한 최적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한다. 
먼저 AHP 기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조근태 외(2003)는 

AHP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계량화가 어려운 “직감”, “feeling”
에 의한 부분이 많은 점을 충분히 인식한 다음 그런 상황 속

에서도 최대공약수적인 판단을 그 속에 이끌어 내려는 수법

이라고 하였으며, Saaty(2000)가 제안한 AHP기법은 매우 유연

한 의사결정기법으로 수학적인 이론보다도 직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논리가 매우 쉽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AHP를 이용하여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거친다.

1) 의사결정 문제의 계층화(decision hierarchy)
2) 각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3) 상대적 가중치의 추정(estimation of relative weights)
4) 의사결정 요소들 상대적 가중치 종합(aggregation of relative 

weights)
5) 일관성 검증(verification of consistency)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별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

대적 중요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쌍대비교를 실시하며, 항목들 

간의 중요도 산정을 위하여 9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

하여 기존의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기준 자료를 객관화

하고 데이터화 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의 방식은 좌측과 우측

의 평가항목을 상호비교하면서 상대적 중요도의 기준점인 ‘동
등하게 중요’의 1에서부터 시작하여 ‘절대적으로 중요’의 9단
계로 제시되었다. 즉 학제시 쌍대비교 항목에 따른 중요도를 

체크하여 이들 도출 항목의 역량결집의 중요도를 중심으로 

해석하여 이의 중소·벤처기업에서의 우선적용을 위한 시사점

을 개선요인으로 제시한다. 이상의 AHP에 의한 상대적 중요

도는 해당 설문결과를 통하여 산출하고, 상대적 중요도 산정

을 위한 평가척도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그리고 최종 도

출된 상대적 중요도의 결과값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AHP 평가척도와 내용

중요도 척도 정의

1 두 요소가 동등하게 중요

3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중요

5 한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상당히 중요

7 한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매우 중요

9 한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절대적으로 중요

2,4,6,8 해당 중요도 척도가 중간 정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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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사대상 및 분석 방법

3.3.1 조사대상 및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 수집을 위해 AHP기법에 적용 가능한 형태의 설문지

로 작성하였으며 평가 척도는 AHP기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9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은 제조업 중 중소·벤
처기업의 자동차, 금속, 기계 제조업 내 SCM 관련 실무 전담 

경험이 16년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3명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인터뷰 조

사도 병행하여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오류와 이해도를 높이

고자 하였다.

<표 2> 공급사슬관리 역량 및 프로세스 개선 요인 도출을 
위한 1차 설문조사

설문조사 
기간

2018년 1월 21일 ~ 2018년 1월 30일

설문조사 
대상

공급사슬관리 전문가 50명

설문조사 
방법

유선 및 전자우편 등 사전 연락 및 정보공개 질의 요청 후 
설문 실시

3.3.2 분석방법

AHP기법에서는 응답의 일관성이 부족한 데이터는 제외시키

고 유효한 데이터만을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집

된 데이터의 일관성 검증은 비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의 측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CR값이 0.1이상인 경우에는 

논리적 일관성을 잃은 부적절한 응답으로 간주되어 분석에서 

제외시켜 분석한다(이정실, 2007).

일관성비율 CR은 


 (CI 일관성지수)로 계산할 수 있으

며, 이 때 R은 무작위 일관성 지수이다.

<표 3> 무작위 일관성 지수

행렬의 크기 무작위 지수

2 0

3 0.58

4 0.90

5 1.12

6 1.24

7 1.32

Ⅳ. 실증분석

4.1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설문에 응답을 준 총50명의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먼저 업종별로는 ‘산업기계·금속’ 분야 19명(38.0%), ‘정밀, 

부품’ 분야 31명(62.0%)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령대는 40대 17
명(34.0%), 50대 28명(56.0%), 60대 이상 5명(10.0%)로 높은 연

령층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20, 30대의 의견은 나타나지 않

았다. 최종학력은 대학원 석사졸업 5명(10.0%), 대학교 졸업 

45명(90.0%)이며, 박사 졸업 및 고졸이하의 학력의 조사대상

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별은 업종의 특성상 여성응답

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50명 전부 남성 응답자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근속년수는 16~20년 8명(16.0%), 20년 이상 

42명(84.0%)이며 응답자 전원이 직군 경력 15년 이상의 다년

간 경력자인 것을 볼 수 있다.

<표 4> 인구통계적 특성
문항 구분 빈도 백분율(%)

업종
산업기계·금속 19 38.0

정밀, 부품 31 62.0

연령대

40대 17 34.0

50대 28 56.0

60대 이상 5 10.0

최종학력

대학원(박사) 0 0.0

대학원(석사) 5 10.0

대졸 45 90.0

고졸이하 0 0.0

성별
남 50 100.0

여 0 0

업종
근속년수

16~20년 8 16.0

20년이상 42 84.0

4.2 주요 SCM역량 요인의 우선순위

50명의 업계 전문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쌍대비교행렬을 기

하평균으로 4개의 평가요인의 가중치는 다음 <표 5>와 같다.
공급망 전략계획 .343, 의사결정 분석 .281, 관리통제 .244, 

거래지원 시스템 .133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공급망 전략계획

이 SCM역량을 발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

며, 차 순위로 의사결정 분석이 그 다음을 따르고 있음을 나

타낸다. 또한 일관성 지수는 .007, 일관성 비율은 .008로 C.I, 
C.R 모두 0.1 미만으로 나타나 쌍대비교행렬의 가중치에 일관

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5> 평가부분의 수치통합결과

평가 부분
공급사슬 
전략 계획

의사결정 
분석

관리통제
거래지원 
시스템

공급사슬 
전략 계획

1 1.376 1.503 2.110

의사결정 
분석

1 1.202 2.307

관리통제 1 2.062

거래지원 
시스템

1

가중치 .343 .281 .244 .133

Consistency Index (C.I) .007
Consistency Ratio (C.R)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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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SCM역량 요인의 우선순위

4.3 공급사슬 전략 계획의 우선순위

공급사슬 전략계획 측면에는 하위요인 3가지 공급사슬 전략

적 제휴, 역량 기술 개발, 역량 집중화 부분의 우선순위를 분

석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공급사슬 전략적 제휴 .391, 역

량 집중화 .312, 역량 기술 개발 .297 순의 중요도를 보여주며 

업계 전문가 들은 역량 기술 개발보다, 역량 집중화가 더 중

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공급사슬 전략 

계획의 설문 일관성 지수는 .002, 일관성 비율은 .003로 모두 

기준치 0.1미만으로 나타나 가중치에 일관성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6> 공급사슬 전략 계획 수치통합결과

평가 부분
공급사슬 전략적 

제휴
역량 기술 개발 역량 집중화

공급사슬 전략적 
제휴

1 1.409 1.166

역량 기술 개발 1 1.020

역량 집중화 1

가중치 .391 .297 .312

Consistency Index (C.I) .002
Consistency Ratio (C.R) .003

<그림 2> 공급사슬 전략계획 요인의 우선순위

4.4 의사결정 분석의 우선순위

공급사슬 의사결정 분석 측면에는 하위요인 3가지 경로설정 

스케줄링, 네트워크 통합, 재고관리 및 3자 물류아웃소싱 부

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1순위로 네

트워크 통합 .482, 2순위 경로 설정 스케줄링 .307, 마지막으

로 재고관리 및 3자 물류 아웃소싱 .211순으로 중요도를 보여

주며 일관성 지수는 .023, 일관성 비율은 .04로 모두 기준치 

0.1미만으로 나타나 가중치에 일관성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7> 공급사슬 의사결정 분석 수치통합결과

평가 부분
경로 설정 
스케줄링

네트워크 통합
재고관리,
아웃소싱

경로 설정 
스케줄링

1 .790 1.165

네트워크 통합 1 2.786

재고관리,
아웃소싱

1

가중치 .307 .482 .211

Consistency Index (C.I) .023
Consistency Ratio (C.R) .040

<그림 3> 공급사슬 의사결정 분석의 우선순위

4.5 공급사슬 관리통제의 우선순위

공급사슬 관리 통제의 하위요인 3가지 고객서비스 관리, 생

산성 관리, 품질 관리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1순위로 품질 관리 .434, 2순
위 생산성 관리 .309, 고객서비스 관리 .256 순으로 중요도를 

보여주며 일관성 지수는 .005, 일관성 비율은 .009로 모두 기

준치 0.1 미만으로 나타나 가중치에 일관성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8> 공급사슬 관리통제 요인 수치통합결과

평가 부분 고객서비스 관리 생산성 관리 품질 관리

고객서비스 관리 1 .919 .533

생산성 관리 1 .791

품질 관리 1

가중치 .256 .309 .434

Consistency Index (C.I) .005
Consistency Ratio (C.R) .009

<그림 4> 공급망 관리통제 요인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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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급사슬 거래 지원 시스템의 우선순위

공급사슬 거래 지원 시스템의 하위요인 3가지 주문 관리 선

택, 가격 결정 청구, 출하배송 고객관리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1순위로 주

문 관리 선택 .365, 2순위 출하배송 및 고객관리 .336, 가격 

결정 청구 .299 순의 가중치를 보여주었다. 일관성 지수는 

.008, 일관성 비율은 .014로 모두 기준치 0.1 미만으로 나타나 

가중치에 일관성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9> 공급사슬 거래 지원 수치통합결과

평가 부분 주문 관리 선택 가격 결정 청구
출하배송,
고객관리

주문 관리 선택 1 1.379 .957

가격 결정 청구 1 1.008

출하배송 
고객관리

1

가중치 .365 .299 .336

Consistency Index (C.I) .008
Consistency Ratio (C.R) .014

<그림 5> 공급사슬 거래 지원의 우선순위

Ⅴ. 논의 및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 SCM역량 요인의 우선순위 결과 공급사

슬 전략계획 .343, 의사결정 분석 .281, 관리통제 .244, 거래지

원 시스템 .133 순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공급사슬 전략계획

이 SCM역량을 발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

는 우선순위로 중소·벤처기업에서의 공급사슬 전략화에 따른 

계획에 의한 투입적용과 의사결정 분석이 중요함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급사슬 전략 계획의 투입 활용에 있어

서도 전략적 제휴와 역량의 집중화 및 역량 기술 개발이 뒷

받침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는 업계 조직구성원의 역량 기

술 개발보다 역량 집중화가 더 중요함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네트워크 통합과 경

로 설정을 통한 스케줄링 설정 및 재고관리 및 3자 물류 아

웃소싱 순으로 중요도를 보여주어 네트워크 통합과 제3자물

류 아웃소싱 연계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 중소·벤처기업의 SCM역량 모델링과 프로

세스 개선에 있어 공급사슬 전략계획의 모델링에서 전략적 

제휴, 기술개발, 집중화에 있어 전략적 제휴를 가장 중요시하

고, 그 다음 기술개발보다 집중화에 중점을 둘 것을 시사 하

였다. 그리고 의사결정에서도 경로설정 스케줄링과 네트워크 

통합, 3자물류 아웃소싱 중 네트워크 통합을 가장 중시하였으

며 관리통제에서도 고객서비스 관리, 생산성 관리, 품질 관리 

중 품질 관리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지원 시

스템에 있어서는 주문 관리 선택, 가격결정 청구, 출하 배송, 
고객 관리 중 주문 관리 선택을 가장 중시한 모델링과 프로

세스상 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벤처기업

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SCM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최적화

된 프로세스 운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공급사슬상 관련 구

성원의 역량과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기존 가치사슬상, 전

략적 제휴를 통한 네트워크 공유와 통합을 통해 품질 관리를 

위해 최적화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SCM 시스템상의 기

능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거래지원 시스템을 안정화

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휴 기업 간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단순한 전자적 자료 교환 관계를 넘어 정보시스

템의 통합 역량이 시스템적으로 지원 관리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Kristal et al.(2010), 정윤계(2017)의 선행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SCM통합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의 최종 목표가 

고객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소·벤처기

업에서의 기술역량결집을 위한 SCM역량 모델링 도입과 프로

세스 개선이 중요함을 의미한 결과로 본 연구의 가치와 함께 

유용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 같은 결과는 SCM모델의 최적화

로 고객 응대 능력을 높여 경쟁력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 
이는 단순 기술적인 부분과 공급사슬상의 업무 관련자의 인

적 능력에 의존한 한계를 넘어 SCM운영체계를 시스템적으로 

개선시키고 통합적 제휴를 통한 네트워크의 결속과 활용이 

중요함을 새롭게 부각시켜준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와 유용

성을 갖는다. 따라서 스마트 시대에 최적의 공급사슬 통합 역

량의 모델화와 최선의 프로세스 관리를 위해 정보통합과 시

스템의 호환성이 신뢰성으로 바탕이 된 인프라 구축이 선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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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CM Capability Modeling and Process

Improvement in Small Venture Firms

Lee, Seolbin*

Park, Jugyeong**

Abstract

This study is empirically intended to put forward the modeling and proces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CM capability in small 
venture firms.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were strategic allianc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entralization in the 
modeling of strategic planning for supply chain, not the least of which is strategic alliance, followed by centraliz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re were routing scheduling, network integration and third party logistics outsourcing in decision making, not the least of 
which was network integration. There were customer service management, productivity management and quality management in 
management control, not the least of which was quality management. And there were order management choice, pricing demand, 
shipment delivery and customer management in transaction support system, not the least of which was order management choice. As for 
the above-mentioned findings, to maximize the SCM capability and operate the optimized process in small venture firms, the existing 
strategic alliances can optimize the quality management and stabilize the transaction support system through the network sharing and 
integ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relevant organizational members' capability and process improvement. And the strategic linkage 
between firms can maximize the integrated capability of information system beyond the simple exchange relation between electronic data, 
achieving a differentiated competitive advantage. Consequently, the systematization and centralization for the maximization of SCM 
capability, including th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based on the system compatibility and reliability for information integration, should be 
preceded before the modeling of the integrated capability for optimum supply chain and the best process management in the smart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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