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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복합시  통신 업  지 격차  해 하 는 공 가 창 동(CSV)에 해 본 연 는 CSV가 랜드 

미지, 행동 도에 미 는 과 계  CSV 도 과 업-  동 시라는 심리  변수  통해  식 

 해 보고  하 다.  해 KT CSV 동에 참여하고 는 시니어  상  사  실시하여 

얻  198  지  Smart PLS 2.0  사용하여 하 다. 결과 CSV는 CSV 도 에 (-)  향  미

고, CSV 도  랜드 미지에 (-)  향  미 다는  가지 가  각 었다.  CSV는 업- 동

시에  향  미 고, 업-  동 시는 랜드 미지  매 도, 지 사에  향  미 는 것

 었다.  통신 업  CSV가 행동 도에 미 는 과 계  실 하 고, CSV실행 략  수립하

는 업들에게 CSV 과   한  참여  커 니  강  필  시하 다. 향후에는 복합 

루  용한 CSV연 에 업 미지  랜드 미지  연  할 필 가 겠다.

주 어 : 공 가 창 , 업-  동 시, 랜드 미지, 매 도, 지 사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SV and brand image and consumers’ 

behavioral intentions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psychological variables such as CSV 

intentionality and company-consumer identification. 198 questionnaires were used to test 8 hypotheses 

using Smart PLS 2.0.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wo hypotheses were rejected that CSV had a negative 

effect on CSV intentionality and CSV intentionality had a negative effect on brand image. Second, CSV has 

a positive effect on company-consumer identification and company-consumer identifi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brand image, purchase intention, and willingness to pay.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enhancing customer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for the company to establish CSV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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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산업  우리 삶에 복합 술 도  욱 

가 시키고 지만  한 지  격차(Digital 

Divide)라는 그림  한 짙게 드리워  다. 1997  

 후 우리 사 는 업에 한 사  가

 변  겪었다. 시민단체  향   아진 

식  해 업  심  사 공헌 동  

꾸  가하 다[1]. 경 연합 (2018)  사

결과에  우리 라 주 업 198개사가 사  가

창  해 2017  한 해 동안  2  7,234억 원  

지 했다고 다[2]. 

근 업들  사 공헌 지 규 뿐만 아니라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ty; 업  사  

책 )에 한 해  실천도 하게 진하고 다. 한

생산 본  에  2018   우리 라 

업들  다우 스 지 가능경 지수(DJSI)  World지

수에 20개, 그리고 Asia-Pacific지수에 35개 업  편

었는  것  주  업들  CSR 동  차 상향 

평 고 다는 것  보여 주고 다. 

듯 업  심  업에 지 많

 업들  CSR 동  펼 는 것  업들  CSR  

사  책   차원  어 업 가  는 

경 략  식하고  다. CSR과 업 가

에 한  CSR 연 에 는 CSR 동  업 미지

 개 하고 해 계  신뢰  몰 에  향  

미  업 가 에 향  다고 하 고, 근에는 

CSR 동  한 사  재 가 업 험  감 시

킴  업 가 에  향  미 다는 연 들  진

행 었다[3]. 업가  에도 CSR 동  매 도  같  

행동 도에 미 는  향에 한 여러 연 가 

었다[4-7]. 도 (2011)  업들도 사  책

라는  차원  어 략  에  업  필수 

략  CSR  강 해야 한다고 주 했다[8].

그러  러한 CSR   과에 하고 업

들  CSR 동  업  특 과 어울리지 않는 태  

CSR 동  수행함  진  심 았다. 뿐 아

니라 CSR  수행하는 업들  경 염, 동 , 갑

질 등 여러 가지 사  원  공한다는  

식  어 다[9]. 러한 식  해 업들  사

공헌 지 에도 하고 CSR 동  과  거 지 못

하 도 했다[10]. 한 CSR  미 만들어진 업  

  사 에 원하는  책  동  격

 강하므  근본  사 에 근하여 해결하

는 시도가 하다는 한계  지  았다[11].

러한 CSR 한계에 한 안  Porter & 

Krammer(2011)는 사  해결함  사  가

 창 하고 것  경  가 창  어지는 공

가 창 (CSV; Creating Shared Value) 도  주

하 다[9]. 2011  우리 라에도 CSV가 개  후 

업  심  다양한 CSV 동  었다. 근 KT는 

가스 리 사업  통해 내 에  보격차라는 사

 에 핵심역량  IT 술과 스  합하여 

함  후지역  삶  질  개 하  사업  

보하고 다. 복합 시 에 IT역량  갖  업  사

공헌 합  아 CSV 과 향상  할 수 다. 

CSV는 보다  삶과 사  만들어가 는 

주  그 맥  닿아 다. 그러므  CSV가 사 슈 

해결  통해 사  가  만들  동시에 경  가

 충 시키  해 는  참여가 필수 다

[12]. 러한 CSV  특 에도 하고  CSV연 는 

 CSR연 들  단순하게 용하여 CSV가 업

미지  매 도 사  직  향만  살펴 다

는 한계  가지고 다. 한 니스 식  사  

슈  해결하 는 근 식에 해 들  업  

창 라는 도만  가지고 수행하는 동 라는 

 식  가질 수 에도 하고 러한 

들  심리  들에 한 연 는 하 다. 

라  본 연  목  다 과 같다. 첫째, 업  

 사 에 원하는 CSR과 달리 사  가  경

 가  동시에 하는 CSV 동  랜드 미지

 매 도  같  행동 도에 향  주는 계

에 업-  동 시  CSV 도 라는 심리  변수

 도 하여 들 변수  향 계  하고  하

다. 째, 가 CSV  수행하는 업에 해 갖는 

강한 심리  감  업-  동 시가 랜드 

미지  매 도  지 사에 어 한 향  미 는지

 해 보고  하 다. 째,  태가 가

 변 하고 4차 산업  해 과 

스가 복합 하는 경에  참여  필  하는 

CSV수행 업에게   커 니 과 CSV 

략수립에 한 시사  시하고  하 다. 

2.  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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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SV, CSV 도   업- 동 시 

2.1.1 CSV(Creating Shared Value)

CSV에 한 아 어는 Porter & Krammer에 해 

" 략과 사  : 경쟁 우  업  사  책  사  

연결" 란  2006  하 드 니스리뷰(HBR)

에 실리  처  탐  었고, 2011  HBR에 

‘Creating Shared Value'라는 에  그 개  체계

었다[9]. 들  업  사 , 경 , 경  

 주 한 원 라는   식 에 는 

업  경쟁  약 시키는 향  책들  내

고, 업  스스  단  재 과에 집착하  가  

한 고객  간과하는 악순  낳았다고 보았다. 

업들  러한  식에  어  사  해결

하  해 새 운 술, 운 들  사용하여 신할 

수  뿐 아니라 결과  업  생산  고 

시  할 수 다고 보았다.  CSV  업  사

  해결하여 사  가  창 함  경  

가 도 동시에 창 하는 것 라고 하 다. Porter & 

Krammer(2011)는 CSR  주  평 에 집 하여 

니스  연계  한 므   당 거

 지하  어 다고 본  CSV는 업  고 한 

원과 지식  용하여 사  가  창 함  

경  가  창 하  에 업  수 과 경쟁우

 보하  해 는 CSV가 CSR  체해야 한다고 

주 하 다[9]. 

CSV  CSR  근본  차 는 니스  연계

다. CSV는 사  해결  해 니스  통해 

사  가  함께 경  가  창 하는  

색하지만 CSR  니스  연계에 한 고민보다도 

압 에 하  한 착한 에  다[12]. 

한 CSR  미 만들어  수 에   사 에 

원하는 것  시 한다  CSV는 어떻게 수  창 하

는가 하는 에  한다[13]. CSR에 가  극  

업 라 하 라도 매 액  1% 가량  산  

는 것에 해  CSV는 략에 하여 업 체 

산  수립  수도 다[14].

2.1.2 CSV 도

CSV 도  가  사  업 라는 신  

한 업에 해  그 업  과실  생한  

보  하게    신 과 실  차 에  

생하는 리감  해 는 식  할 수 

다[15].  사한 개  업 (Corporate 

Hypocrisy)  ' 업  그 지 않  것  그 다고 주

하고 다는 신 '  하고 다[16]. 업에 

상  생했   그 업  가지고 는 사  

미지는  후 과  용할 가능  지만 

고  과실  생한  사건에 는 에 시행한 

CSR 동 보가 강  경우 가  지각하

게 어 역 과  러  수 다[17]. Mohr & 

Webb(1998)  연 에 는 “  업  사 공헌 동  

수행하는가"라는 질  하 는  답   업

 순수하게 사  해  수행했다고 답변하 고 

지  업  미지 개 과 매 진  해  

동한 것 라는 답  보 다[18]. CSR에 한 진  

가 들  하여   평가  하게 한 것

다[19]. 에 해 CSV는 니스  연계  가지고 

진  에 업   목   드

러 는 동 다. 라  들  업  수행하는 

CSV  목  업  라는 동  연스

럽게 하므  그 진  심할 필 가 없  것

다[20]. 러한 에  본 연 는 들  업  

CSV 동에 해 CSV 도  식하지 않  것 라 

안하  다 과 같  연 가  하 다. 

H1 : CSV 동  CSV 도 에 (-)  향   것

다.

2.1.3 업-  동 시

CSR CSV

Value : doing good
Value : economic and societal 

benefits relative to cost

Citizenship, philantropy, 
sustainability

Joint company and community 
value creation

Table 1. Comparison of CSR and CSV 

Discretionary or in response to 
external pressure

Integral to competing

Separate from profit 
maximization

Integral to profit maximization

Agenda is determined by 
external reporting and personal  
preferences

Agenda is company specific and 
internally generated

Impact limited by corporate 

footprint and CSR budget
Realigns the entire company budget

Example: Fair trade purchasing

Example: Transforming 

procurement to increase quality and 
yield

Source : Porter & Kramer(2011), Creating shar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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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는 "개  특  직  집단에 하여 갖는 

강한 심리  감“  뜻하 , 것  직  주  

가  개  내 하는 것과는 차별 는 개 다

[21]. 사람들  특  직에 해 갖고 는 신  아

 하는  도움   , 그 직과  동 시가 생

한다[21]. 업-  동 시(Company-Consumer 

Identification)는 가 특  업에 하여 가지는 

강한 심리  감  미한다[22]. 특  랜드  해당 

랜드  하는  아  합 도에 해 

는 랜드-  동 시  달리 업-  동

시는  개  아개 과  필  하지 

않는다. , 특  업  수행하는 CSR 동과 같  사

 람직한 업 동  해 타 는 업 미

지  다양한  들   간  합 도에 

라 다[23]. 가 CSR 동에 참여하는 직

에 해  느 는 동 시는  아 감  향

상시키는  여할 수 다[22]. 재⦁ (2012)

 연 에 는 사  가 가 동 시에  향  

미 다고 다[24]. 업-  동 시 매개 과 

심  착한 업 미지가 매에 미 는 향에 한 

연 에 도 시 경쟁  업- 동 시에  

향  미 다고 했다. 시 경쟁  변수는 본 연  

CSV  하는 경  가  사한   

가지고 므  다 과 같  CSV가 업-  동

시에 미 는 향에 한 연 가  안한다. 

H2: CSV 동  업-  동 시에 (+)  향

  것 다.

2.2 랜드 미지 

안  (2014)는 랜드 미지  가 랜드

에 하여 갖는 체  상 라고 말하 , 것  

랜드   여러 가지 연상들  결합 어 만들어진

다고 했다[25]. Aaker(1996)는 랜드 개 과 랜드 

미지  랜드 산  주   라고 말하  

랜드 미지에 해 는 가격지각,   특 , 

업  평 과 같  간  도 포함하는 개  

보았다[26]. 들  아개  랜드 미지  

랜드 개  도  용하여 하므  랜드 미지

는 랜드 애착과 랜드 충 도 에 하다[25]

2.2.1 CSV 도 과 랜드 미지

들  사 (proactive) CSR 략  시행하는 

업  그간  CSR 책과 상 는 습  보여주는 경

우 그 업에 해 업   느 게 고 것  

업에 한  CSR신  상시키  에 

업태도  하락 라는 결과  어진다[16].  도  

는 과실  한 업  사   가진 업 수

 들   큰  지각함   

업평가 하락과 같  역 과가 생할 수 다[17]. 본 연

는 CSR  행연  결과  CSR과 공통 가 많  

CSV 동에 용하여 CSV 도 과 랜드 미지가 역

 상 계  가진다고 보고 다 과 같  연 가  

하 다. 

H3: CSV 도  랜드 미지에 (-)  향  

 것 다.

2.2.2 업-  동 시  랜드 미지

들  숙한 업에 해 그 지 않  업보다 

상    감  가지게 고 러한 감  

그 업   랜드에 지  태도  보 도  

만든다. 어  집단과  동 시 수  랜드 애 도 같

 그 업  매하는  스  계  

매하는 행동과 하게 연 다[27].  어  특  

업과  동 시는 그 업   매  연결 고 재

매 도  동에도  향  미 다[28]. 

들  특  랜드가 신  미지에 할수  해

당 랜드에 해  강한 동 시  느  랜드 태도

 재 매 도 한  게 타 다[29]. 라  본 연

는 다 과 같  가  도 하 다.

H4: 업-  동 시는 랜드 미지에 (+)  

향   것 다.

2.3 행동 도 

Boulding & Zeithaml(1993)는 행동 도  "

가 특  상에 한 태도  한 후 특 한 미래행

동  타내 는 개  지  신 "  하 다

[30]. 매 도는 상 고 계   미래 행동  

미하는 개  태도가 실  행  겨질 가능

 다[31]. 한 지 사는 가 공

 스에 만 감  느    많  용  지 하

는 도 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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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업-  동 시  행동 도

업-  동 시에 해 가 해당 업에 

해 몰 하게  특    그 업  든 

  생각하  타 사 보다  도

 가지게 다[33]. 랜드 동 시가 해당 랜드 

에 하여  태도  하는 것처럼 업동 시가 

강할수  는 해당 업  든 에 해 

 평가하고  행  보  가능  

아진다[23]. 한 각⦁ 지 (2014)도 CSV 동에 

한  태도  업- 동 시가 CSV  수행하

는 업   주변사람들에게 천하고 지  

매하 는 도  갖도  한다고 주 하 다[34]. 러

한  근거  업- 동 시가 행동 도

에 미 는 향에 하여 다 과 같  연 가  

하 다. 

H5: 업-  동 시는 매 도에 (+)  향

  것 다.

H6: 업-  동 시는 지 사에 (+)  향

  것 다

2.3.2 랜드 미지  행동 도 

(2014)는 사  책 동과 매 도  향

연 에  CSR  랜드 산에  향  미 고 

랜드 산  매 도에  향  다고 

, CSR  통해  랜드 미지  고하고 차별  

스  공함   매   수 

다는 주  하 다[5]. CSR 동  매 도에  

향  미쳤다는 다수  연 결과가 었다[4,6,7]. 근 

CSV연 에 도 (2019)는 아웃도어 랜드 산업

 CSV 동  매 도에  향  다고 하 고

[35], (2018)는 식 업  CSV 동  랜드 

미지  통해 매 도에  향  미쳤다고 다

[36]. 러한  탕  랜드 미지  행

동 도에 해 다 과 같  가  도 하 다.

H7: 랜드 미지는 매 도에 (+)  향   

것 다. 

H8: 랜드 미지는 지 사에 (+)  향   

것 다.

3. 연 계  

3.1 연

행연 들  CSV 동  고객충 도  행동

도에 미 는 향  하  해 업 미지  신뢰  

매개변수  하여 연 하 [35,36], 본 연 에

는 업 미지  랜드 미지에 향  주는 심리  

변수  CSV 도 과 업-  동 시  매개변수

 하여 들 계  보다 하게 실 하고  

Fig.1과 같  연  하 다.

Fig. 1. Research Model
  

3.2 변수   

CSV는 업  경 가  사 가  창 에 한 

 식  하고 Porter et al.(2012)[37]과 안

⦁한진수(2017)[38], 수미⦁ 실(2016)[39]에

 사용한 항목들  수  보 하여 본 연 에 맞게 7개

 항목  하 다. CSV 도  진  없  

업 만  하는 것  하고 Wagner et 

al.(2009)[16]  탕  강진태(2017)[15]  항목

에  2개 항목  사용하 다. 업-  동 시는 

업에 한  강한 감  하고 안 ⦁

한진수(2017)[38]에  사용한 3개 항목  사용하

다. 랜드 미지는 랜드에 해 가 느 는 

상  하고 (2018)[36]에  4개 항목  

사용하 다. 매 도  지 사는 (2018)  

Zeithaml, Berry & Parasuraman(1996)[40]  연 에

 각 3개씩 항목  사용하 다. 각 항목   

보고식 답 태  Likert 7  척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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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본 계  

KT는 시니어  지 격차  해 하  한 CSV

동  IT 포  프 그램  실행하고 다. 본 연

 목 에 합하도  시니어 보격차해  동  IT

포  동  가  한 충청지역  하고 CSV

동에 참여하고 는 시니어  상  245  지

 포하 고 수한 지 에  답 누락 등 

실한 답지  한 198  에 사용하 다. 업

 CSV 동  CSV 도 과 업-  동 시  통하

여 행동 도에 미 는 향  Smart PLS 2.0  

사용하여 연 과 연 가  검 하 다.

4. 실

4.1 본  통계학  

본 연 에 사용  198  본에 한 도  결과

는 Table 2  같다. 

Category
Freque

ncy
Percent

(%)

Cumulative 
Percent

(%)

Gender
male

female
87
111

43.9
56.1

43.9
100.0

Age
60~69 years
70~79 years

over 80 yaers

97
94

7

49.0
47.5

3.5

49.0
96.5

100.0

Monthly
Income

below 1M won 

1-2 M won
2-3 M won

above 3M won

93

61
26
18

47.0

30.8
13.1
9.1

47.0

77.8
90.9
100.0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undergraduate

graduate student

123
23
44

8

62.1
11.6
22.2

4.0

62.1
73.7
96.0

100.0

Table 2. Demographics of Respondents

4.2 신뢰   타당  

Table 3  살펴보  항목들  신뢰  결과 

내  계수  Chronbach's α값  0.832~0.936

  0.7 상  타  신뢰  보한 것  

었다. 한 개  타당   재

(Factor Loading)  한 결과  0.7 상  

Latent variables Items Factor Loading T Value
Cronbachs’   

Alpha
Composite   
Reliability

AVE

CSV

CSV1 0.809 24.871

0.936 0.948 0.722

CSV2 0.818 26.623

CSV3 0.798 23.335

CSV4 0.860 36.506

CSV5 0.882 54.585

CSV6 0.895 57.639

CSV7 0.882 43.815

CSV Intentionality
INT1 0.942 8.783

0.841 0.926 0.862
INT2 0.915 8.314

Company-Consumer 
Identification

CCI1 0.902 65.821

0.832 0.900 0.751CCI2 0.903 55.506

CCI3 0.790 18.648

Brand Image

BI1 0.893 54.039

0.922 0.945 0.811
BI2 0.900 41.666

BI3 0.890 50.436

BI4 0.919 68.966

Purchase Intention

PI1 0.959 128.176

0.936 0.959 0.886PI2 0.939 54.149

PI3 0.926 30.777

Willingness to pay 

WTP1 0.873 44.539

0.882 0.927 0.809WTP2 0.901 52.584

WTP3 0.923 63.571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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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들  개   하는 것  타났다. 

변수  수  타당도는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평균 산 (AVE)값  한 결과 복합신뢰도는 계

 0.7보다 0.900~0.959, 평균 산 값  계  

0.5보다  0.722~0.886  결과 값  타내어  

 수  타당 도 보 었다. 그리고 별타당

(Discriminant Validity) 결과 Table 4과 같  

각 들  상 계수 값보다 각 상  AVE 곱근 값

 므  별타당 도 보 었다고 단하 다. 

Variables 1 2 3 4 5 6

1 0.850 　 　 　 　 　

2 -0.066 0.928 　 　 　 　

3 0.701 -0.102 0.867 　 　 　

4 0.683 -0.122 0.713 0.901 　 　

5 0.619 -0.029 0.661 0.698 0.942 　

6 0.506 0.107 0.584 0.583 0.596 0.899

*The bold figures in the diagonal are the square root of AVE.
1) CSV   2)CSV Intentionality  3) Company-Consumer Identification  
4) Brand Image   5) Purchase Intention   6) Willingness to pay

Table 4.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4.2 가 검  결과

본 연  경  결과 Fig.2  같  채택  가

 변수  살펴보  업-  동 시에 

한  49.1%, 랜드 미지에 한  

51.1%, 매 도는 54.7%, 지 사는 39.9%  

 보여 주고 다.   수 는 Falk & 

Miller(1992)가 시한 수  검  10%보다 

게 타났다. Table 5  같  가 1  경 계수가 

-0.666, t값  0.722  수  0.05에  하지 않

므  CSV가 CSV 도 에 (-)  향  다는 가

 각 었다. 는 료  스마트폰  는 시

니어가 료 스마트폰  공한 통신 업에 해 

향후 료스마트폰  업  연결고리  용할 

수도 다는 심   해 하지 못한 것  연

들  단하 다. CSV가 업-  동 시에 (+)

 향  다는 가 2는 경 계수 0.701(t값 18.013, 

p<0.001)  하여 채택 었다. 가 3  경 계수 –

0.050, t값 0.969  수  0.05에  하지 않 므

 CSV 도  랜드 미지에 (-)  향  미 다

는 가  각 었다. 가 4는 경 계수 0.708(t값 

14.301, p<0.001)  타  업-  동 시가 

랜드 미지에 (+)  향  주는 것  채택 었고, 

가 5는 경 계수 0.341(t값 3.506, p<0.001)  

하여 업-  동 시가 매 도에 (+)  향  

주는 것  채택 었고, 가 6  경 계수 0.339(t값 

3.838, p<0.001)  업-  동 시가 지 사에 

(+)  향  주는 것  가  채택 었다. 가 7  

경 계수 0.460(t값 4.579, p<0.001)  하여 랜드 

미지가 매 도에 (+)  향  미 는 것  채택

었고, 가 8  경 계수 0.339(t값 3.672, p<0.001)  

하여 랜드 미지가 지 사에 (+)  향  다

는 가  채택 었다.

Fig. 2.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Hypotheses Coefficient T-value 검 결과

H1 CSV →   CSV Intentionality -0.066 0.722 Not accepted

H2 CSV →   Company-Consumer Identification 0.701 18.013*** Accepted

H3 CSV Intentionality   → Brand Image -0.050 0.969 Not accepted

H4 Company-Consumer Identification → Brand Image 0.708 14.301*** Accepted

H5 Company-Consumer Identification → Purchase Intention 0.341 3.506*** Accepted

H6 Company-Consumer Identification → Willingness to pay 0.339 3.838*** Accepted

H7 Brand Image → Purchase Intention 0.460 4.579*** Accepted

H8 Brand Image → Willingness to pay 0.339 3.672*** Accepted

One-tailed test, *p<0.05, **p<0.01,  ***p<0.001

Table 5. Result of Testing Hypo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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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본 연 는 CSV가 랜드 미지, 행동 도에 

미 는 과 계  CSV 도 과 업-  동 시라

는 심리  변수  통해  악해 보고  하 다. CSV가 

CSR과 달리 사  해결  니스  근한다

는  들  하여   식  갖게 하지 않

 하는 심에  CSV 도  변수  도 하여 

한 결과 CSV가 CSV 도 에  향 , 그리고 

CSV 도  랜드 미지  향  다는  

가  하지 않  것  타났다. 그러  경 계수

는 수  타  CSV가 들에게 도  보

지 않  수 다는 가능  엿볼 수 었다.  다  

심리  변수  업-  동 시는 CSV 동에 해  

 향   뿐 아니라 랜드 미지, 매 도, 

지 사에 강하게  향  주는 것  었

다. 한 행연  같  랜드 미지는 매 도  

지 사에  향  주는 것  타났다. 

러한 본 연  결과  얻  시사  다 과 

같다. 첫째, CSV는 업-  동 시  통해 랜드 

미지에 향  다는 계  낸 것 다. CSR 

  참여가 강 는 CSV는  하여  강

한 감  하게 하 고, 본 연  같  시니어  

보격차  업  역량과 연결하여 해결하는 CSV

동  경우 업능 에 한  연상   

지각과 평가에 여한다는 행연 결과(Brown & 

Dacin, 1997)에도 합하 다[41]. 째, 업-  

동 시는 랜드 미지  매개하여 행동 도  

매 도  지 사에 미 는  향 계  

하 다. 째, 통신 업에 도 CSV가 행동 도에 

미 는 향 계  식  하 다는 

것  학  라 하겠다. 

본 연  실  시사  첫째, CSV 동  

 마  움직 도  커 니  략  수립하

여  참여  어야 한다는 것 다.  

통  원 하지 않  경  가 창  한 업  

략  도  보  수 는 험  , 사  

가 창  과가 들에게 충  달 지 못할 수 

다. 그러므  들  업과  감  강 하도

 CSV 수행 략  수립할 필 가 다.  들어 CSV

 진하 는 지역  상  사업  직원 

사 동  진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연스러운 

 통해 업에 한 심 과 우   

하는 것  필 하다. 한 참여 들  과 우  

해 하는 CSV사업  같  차가 고 어야 한

다. 째, CSV  수행하  해 는 업  핵심역량에 

집 해야 할 것 다. 업  역량  한 경우에는 

CSV에 한 당  약 고  해 들  

 평가  내릴 수 다[42]. 라  업  역

량  할 수 는 야에  CSV 동  하는 것

 람직하다. 째, 사  해결  니스  해결

하  해 는 복합  에  신   필

하다. 사 상  복 해짐에 라 그 루 도  

아 그  스  지  스가 합 어야 

함   참여주체도 업  시민단체, 지 체 

지 다 간 체계  하여 복합  격  갖  

한  필 하다. 

본 연  한계   CSR과 CSV 연 에 는 

업 미지  사용하 지만 본 연 에 는 업 미지  

변수  사용하지 않고 랜드 미지  사용한 것 다. 

것   랜드 미지가 본 연 목 에 합하다

고 단하 다. 냐하  시니어가 스마트폰과 하여 

지  보격차  해 함  스마트폰 스  

공하는 통신 업  랜드에  큰  다고 단

하  다. 스가 합 고 ,  스

가 복합  용 어 사  해결하 는 CSV

동  고 하여 향후 연 에 는 업 미지  랜드 

미지  통합한 연  할 필 가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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