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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sustainable dietary practices, concepts, and factors that hinder practice from the perspective of

high school students and suggest what the current sustainable dietary education should be supplemented. The study utilized 

photovoice to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ces in sustainable dietary practices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ietary educ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A group of 7 participants, who did not provide sustainable dietary education, 

submitted 65 photos, while a group of 8 participants who underwent the education submitted 80 photo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overall awareness of sustainable diet concepts among all participants was highest in the health area (66.54%),

followed by the environment (23.74%) and consideration (9.73%). Categorizing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sustainable dietary 

area revealed a diverse range of concepts extracted through sustainable dietary education,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mall areas. It was observed that the majority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consuming foods with high sugar and sodium 

content, and they tended to consume more delivery food or dining out rather than cooking meals themselves. Interview results

also indicated that while students demonstrated a conceptual understanding of sustainable dietary habits, there were cases where

this understanding needed to translate into practical action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utilizing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of photovoice to uncover the meaning and practical examples of sustainable dietary habits from the perspective of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can be utilized to enhance and guide sustainable dietary education programs. 

Key words: 가정과 교육(home economics education), 개념 인식(concept recognition), 고등학생(high school students), 

지속가능한 식생활(sustainable diet), 포토보이스(photo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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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후 위기와 지구환경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Kim, 2018). 지속가능한 식생활은 식품시스템 전반에 걸

쳐 국민의 건강과 더불어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식생

활을 의미하며 건강, 환경, 배려의 3가지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식생활이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2020). 

최근 학교 식생활교육은 예전과는 달리 단순한 영양 교육

의 차원을 넘어 개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자연, 타인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Kim, 2018; Lee 

et al., 2022).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은 이와 같이 건강, 환경, 

배려의 가치를 모두 반영한 식생활교육이지만 고등학생 대상 

식생활교육의 경우 건강 중심의 내용으로 제공되어 환경과 

배려의 핵심 가치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Jeon & Lee, 

2023). 또한 주로 초등학생에 중점이 두어져 있어 중⋅고등학

생에게 제공되는 식생활교육이 부족하며(MAFRA, 2020), 이로 

인해 고등학생들은 초등학생에 비해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

한 인식과 실천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21). 

따라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의 내

용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할 충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등학생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

한 개념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포토보이스(photovoice)는 연구대상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참여적 행동 연구방법이다

(Caroline & Mary, 1994). 이 방법은 체육교육(Hong & Choi, 

2018), 지리교육(Kim & Cho, 2021), 도덕교육(Shin, 2022), 미

술교육(Lee, 2022) 등 다양한 교과에서 교수학습 도구로 활용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청년 1인 가구의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의 평가 도구로 사용되었다(Joung et al., 2021). 포토보이스는 

시각적 자료에 익숙하고, 항상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는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Kang et al., 2020). 따라서 

포토보이스 연구 기법을 활용하여 고등학생들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개념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전

문가의 시각이 아닌 학생들의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포토보이스를 활용하면 설문지만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고등

학생들의 일상에서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의미와 개념을 구

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Hong & Choi, 2018). 이는 

학생들의 실천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생활에서

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기법을 활용하여 고등학생들

이 경험한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의 실제 사례와 개념을 분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으로 인한 지식적 개념 인식

과 이를 실천으로 이어가는 데에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식별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이 고등학생들에

게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관련 선행 연구

지속가능한 식생활은 2015년 UN이 경제, 사회, 환경 문제

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기반으로 한다. 지속가능발

전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현재의 필요도 충족시키

는 개발활동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더불어 환경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의미한다(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2019). 이와 관련하

여 우리나라는 제1차(2010~2014년) 녹색식생활, 제2차(2015~ 

2019년) 바른 식생활을 거쳐 제3차(2020~2024년)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실천은 환경⋅

건강⋅배려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환경적 측면에서는 식품 

순환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식생활 실천

을, 건강적 측면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균형 잡힌 한국형 식생활 실천을, 배려

적 측면에서는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식생활 전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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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취

약계층을 포용하는 식생활 실천을 의미한다(MAFRA, 2020).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와 Biodiversity International[BI](2012)는 지속가능한 식사의 

구성요소로 웰빙/건강, 생물다양성/환경/기후, 동등성/공정무

역, 친환경/지역농산물/제철음식, 문화유산/기술, 식품과영양

요구/식량안보/접근성을 제안하였다. 일본은 농림수산성에서 

‘식육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농산물과 학교급식을 연

계한 교육과 같은 식품의 순환과 사회, 환경의 관계까지 고려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Lim & Hyun, 2017; MAFRA, 2020). 

프랑스는 식생활교육을 통해 미각 교육과 지역 특산물에 대해 

교육을 강조하며, 유아기부터 농업체험 학습을 통해 생태계와

의 관계 속에서 식생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Kim, 2013). 이처

럼,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농산물과 관련된 식생활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식생활교육은 건강부터 환경과 식품의 생산, 

소비까지의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MAFRA, 2020).

국내 가정과 교육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대한 연

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다.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9.5%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은 

21%, 고등학생은 6.7%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

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9). 또한 연구 분야를 살펴

보면, 주로 교수학습법 및 교재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Lee, 2019) 교육과정 및 교과서 등의 문헌 연구

는 증가한 반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 연구는 감소

하였다(Lee, 2019). 식생활에 대한 개념 인식을 평가하는 연구

는 주로 환경, 건강, 배려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역량을 진단하

는 도구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Lee et al., 

2021). 예를 들어, Lee외 2인(2021)은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

한 학생들의 지식적 이해와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정

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Kim(2022)은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개념 인식 연구에서 학생들

이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개념을 문장으로 정의하고, 떠오르는 

단어들을 나열하여 주제어를 추출하였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인지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선행 연구

포토보이스는 연구참가자가 찍은 사진에 자신의 이야기를 

추가하여 의미를 만들며, 개인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공동체

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찾는 질적연구이다(Brunsden & 

Goatcher, 2007).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연구는 초기 도입 시보다 

현재가 사진 촬영이 더 간편해지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이를 널리 공유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Kim, 2018). 

대다수의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신이 

촬영한 사진과 설명하는 간단한 글을 올려 다른 사람들과 자

신의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적 활

용이 시도되고 있다(Lee et al., 2013). 미술교육에서는 포토보

이스를 활용한 민주시민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지리교육

과 도덕교육에서는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을 통해 학생 중심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교수학습 

도구로 활용하였다(Kim & Cho, 2021; Lee, 2022; Shin, 2022). 

이와 같이 포토보이스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적 

사고, 공동의 문제 해결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

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시각이 아닌 비전문가인 연구참여자

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도록 한다(Shin, 2022; 

Caroline & Mary, 1994). 더불어 포토보이스 활동을 통해 학생

들이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해석하며 비판적 시각을 기르고 

지식의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Kim & Cho, 2021).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식생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학생

들이 촬영해 온 사진을 통해 식생활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를 탐색하거나(Park & Lee, 2019) 포토보이스 연구기법을 

활용하여 식생활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Joung 

et al., 2021; Kwon & Choi, 2022). Park과 Lee(2019)의 연구에서

는 비만에 영향을 주는 식습관에서 기인하는 요인들을 포토보

이스를 활용하여 파악했으며, Kwon과 Chio(2022)는 코로나 

시대 청소년의 변화된 식생활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포토보이

스를 활용해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연구대상자들과 함께 논의

해보며 가정과 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포토보이스 연구에서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도구로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개인의 인지적, 행동적, 

환경적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Joung et al., 2021). 그러나 

식생활에 대한 요인 분석 외에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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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에 대한 개념 인식 연구나 고등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모집

본 연구는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재

학 중인 2~3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Caroline

과 Mary(1997)는 7~10명을 이상적인 참여대상자 수로 보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미실시 연구 대상

자 7명,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실시 연구 대상자 8명을 선정

하였다. 연구 대상자 모집은 학교 게시판을 통해 공고를 올려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모집기간은 2023년 5월 12~18일(1차), 2023년 6월 9~15 일(2

차) 였다. 모집공고문을 통해 사전교육, 과제물 제출 일정과 

보상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였다. 본 연구는 고려대학

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승인번호: KUIRB-2023-0142- 

01)을 사전에 받은 후 진행하였다.

2. 자료 수집

포토보이스 활동은 사전 교육, 촬영 및 기록, 결과 분석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포토보이스 과제는 ‘내가 생각하는 실제 

생활속에서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실천 방법(사례)은 무엇

이 있을까요?’와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지 못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이었다. ‘사전 교육’단계에서는 간단한 오

리엔테이션을 통해 포토보이스 활동의 진행 계획과 사진의 

촬영 및 기록 방법,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교육 

미실시 그룹과 실시 그룹으로 나누어 영역별 지속가능한 식생

활교육 유무에 따른 개념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교육미실시 그룹은 7명, 교육 실시 그룹은 8명을 대상으로 연구

를 실시하였다. 1차 포토보이스 활동의 경우 학생들의 지속가

능한 식생활에 대한 기존의 개념 인식 정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포토보이스 주제인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해 환경, 건

강, 배려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만 교육하였으며 구

체적인 예시는 제시하지 않았다. 2차 포토보이스 활동에서는 

학생들에게 건강, 환경, 배려 대영역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Kim 외 5인(2018)의 연구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내용 

체계에 따라 구체적인 영역별 학습요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

고 자료를 제공하였다. 지속가능한 식생활 내용 체계는 3가지 

대영역(건강, 환경, 배려)과 중영역, 소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으며 그에 따른 학습요소에 대해 교육 실시그룹을 대상으

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대영역별로 환경 영역에 해당되는 중

영역과 그에 대한 소영역은 환경과 식생활관계(지구, 환경, 

식생활의 관계/기후 변화와 식생활/환경과 생물 다양성), 환경

과 지속가능식생활 실천(환경 친화적 식품 생산, 유통/환경 

친화적 식품선택, 소비/환경 친화적 식품 폐기)이며 건강 영역

에 해당되는 중영역과 그에 대한 소영역은 식생활과 건강(식

사 관련 질병 예방), 영양(균형 잡힌 식사/식사계획/ 식습관), 

안전(식중독 예방/식품 선택/식품의 보관, 저장), 조리(식품조

리)이다. 마지막으로 배려 영역에 해당되는 중영역과 그에 대

한 소영역은 사회적 가치(공정성), 지역경제(식량안보/진로/

경제, 무역), 문화(전통 식문화 계승, 가족식사, 감사)이다. ‘촬

영 및 기록’단계의 경우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에 대해 교육

을 실시하지 않은 그룹은 2023년 5월 19일부터 2023년 6월 

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을 실시한 그

룹은 2023년 7월 5일부터 2023년 7월 19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들에게는 기존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사례에 대한 사진 10장,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지 못한 사례에 대한 사진 10장을 

합하여 총 20장의 사진과 제목, 간단한 설명을 기록하여 연구

자의 SNS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제출된 사진과 설명을 

바탕으로 개별 면담을 통하여 제출된 사진에 대한 더욱 자세

한 의미를 파악하였다.

3. 자료 분석

연구대상자 1명당 10장씩의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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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된 5장을 제외하고 총 145장의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

을 분석하여 범주화하였다.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을 실시하

지 않은 통제집단 7명이 제출한 사진은 65장, 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 8명이 제출한 사진은 총 80장이었다. 1장의 사진에

서 1개~5개까지 여러 개의 개념을 추출하여 사전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한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내용체계의 영역

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범주화된 자료는 빈도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개념 인식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Ⅳ.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

자는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8명과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7명으로 총 15명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4명,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11명이었으며, 성별은 남

학생 7명, 여학생 8명이었다.

2.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유무에 따른 전체 사례 분석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유무에 따른 전체 사례를 영역별 

학습요소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지속가능

한 식생활교육 내용체계의 소영역 중 두 그룹에 모두 해당되

는 사례가 없는 영역은 표에서 제외하였다. <Table 2>에 제시

된 영역별로 해당되는 개념의 수는 교육 미실시 그룹에서 157

개, 교육 실시 그룹에서 257개로 교육 실시 그룹이 더 많은 

개념을 추출해냈다. 연구대상자에 따라 사진 1장에서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개념을 추출해냈으며 비슷한 사진인 

경우에도 연구대상자별로 추출한 개념의 수가 달랐다.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실시 그룹과 미실시 그룹의 전체 

사례를 영역별로 분류한 결과 건강 66.54%, 환경 23.74%, 배려 

9.73% 영역 순으로 개념 인식 정도가 높았다. 대영역별로 살

펴보면 환경 영역은 교육 미실시 그룹 17.00%, 교육 실시 그룹 

28.03%, 배려 영역은 교육 미실시 그룹 1.00%, 교육 실시 그룹 

15.29%로 교육 실시 그룹의 개념 인식 정도가 높았다. 건강 

Research participant Group Gender Age Grade

Participant A Non-education group Male 18 General High School 3rd Grade

Participant B Non-education group Female 17 General High School 2nd Grade

Participant C Non-education group Male 17 General High School 2nd Grade

Participant D Non-education group Female 17 General High School 2nd Grade

Participant E Non-education group Female 17 General High School 2nd Grade

Participant F Non-education group Male 17 General High School 2nd Grade

Participant G Non-education group Male 18 General High School 3rd Grade

Participant H Education group Male 18 General High School 3rd Grade

Participant I Education group Female 17 General High School 2nd Grade

Participant J Education group Male 17 General High School 2nd Grade

Participant K Education group Female 17 General High School 2nd Grade

Participant L Education group Female 17 General High School 2nd Grade

Participant M Education group Female 17 General High School 2nd Grade

Participant N Education group Male 17 General High School 2nd Grade

Participant O Education group Female 18 General High School 3rd Grad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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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교육 미실시 그룹 82.00%, 교육 실시 그룹 56.69%로 

교육 실시 그룹의 개념 인식 정도가 낮았다.

교육 미실시 그룹에 비해 교육 실시 그룹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소영역은 환경 친화적 식품 폐기와 가족 식사 

영역이었으며 반면 교육 실시 그룹에 비해 교육 미실시 그룹

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소영역은 식습관과 균형잡힌 

식사 영역이었다. 교육 미실시 그룹에서는 소영역 중 식사 

계획, 식중독 예방, 식품의 보관/저장, 식품조리, 공정성, 식량

안보, 가족식사. 감사에 해당되는 사례가 전혀 없었다. 교육 

미실시 그룹과 교육 실시 그룹 모두 해당하는 사례가 없는 

영역은 기후변화와 식생활, 환경과 생물 다양성, 진로, 경제⋅

무역으로 개념 인지 정도가 낮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3.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사례 분석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사례에 대한 영역별 학습요소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그룹과 교육을 실시한 그룹에 따라 분

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내용

Large area Medium area Small area

Non-Educated 

Group

Educated 

Group
Total

n % n % n %

Environment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and 

dietary habits

Relationship among earth, environment, 
and dietary habits

 3   3.00  6   3.82  9   3.50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ietary Practices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3   3.00  7   4.46 10   3.89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selection 
and consumption

 8   8.00 19  12.10 27  10.51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disposal  3   3.00 12   7.64 15   5.84

Total(Environment) 17  17.00 44  28.03 61  23.74

Health

Diet and health Prevention of diet-related diseases 12  12.00 21  13.38 33  12.84

Nutrition

Balanced diet 32  32.00 30  19.11 62  24.12

Meal planning  0   0.00  1   0.64  1   0.39

Eating habits 30  30.00 25  15.92 55  21.40

Safety

Prevention of food poisoning  0   0.00  3   1.91  3   1.17

Food selection  8   8.00  3   1.91 11   4.28

Food storage, Preservation  0   0.00  2   1.27  2   0.78

Cooking Food cooking  0   0.00  4   2.55  4   1.56

Total(Health) 82  82.00 89  56.69 171  66.54

Consideration

Social values Fairness  0   0.00  3   1.91  3   1.17

Local economy Food security  0   0.00  1   0.64  1   0.39

Culture

Inheritance of traditional food culture  1   1.00  8   5.10  9   3.50

Family meals  0   0.00  7   4.46  7   2.72

Gratitude  0   0.00  5   3.18  5   1.95

Total(Consideration)  1   1.00 24  15.29 25   9.73

Total 100 100.00 157 100.00 257 100.00

Table 2.

Photovoice Results for Sustainable Dietary Habits in Overal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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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소영역 중 해당되는 사례가 없는 영역은 표에서 제외

하고 작성하였다.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영역별 학습요소 교육을 실시

하지 않은 그룹의 실천 사례는 대영역별로 환경 16.28%(지구, 

환경, 식생활의 관계 4.65%, 환경친화적 식품 생산, 유통 4.65%, 

환경친화적 식품 폐기 4.65%, 환경친화적 식품 선택, 소비 

2.33%), 건강 81.4%(균형잡힌 식사 53.49%, 식사관련 질병 예

방 13.95%, 식습관 9.3%, 식품선택 4.65%), 배려 2.33%(전통식

문화 계승 2.33%)로 나타났다. 특히 실천 사례 중 가장 많았던 

소영역은 균형잡힌 식사(53.49%)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균형잡힌 식사와 식사관련 질병 예방과 관련

된 건강영역 위주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환경과 배려 

영역의 개념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영역별 학습요소 교육을 실시

한 그룹의 실천 사례는 대영역별로 환경 18.92%(환경 친화적 

식품 폐기 8.11%, 환경 친화적 식품 생산, 유통 4.05%, 환경 친화

적 식품 선택, 소비 4.05%, 지구, 환경, 식생활의 관계 2.70%), 

건강 52.7%(균형잡힌 식사 25.68%, 식습관 10.81%, 식사관련 

질병 예방 6.76%, 식품 조리 5.41%, 식중독 예방 2.70%, 식품 

선택 1.35%), 배려 28.38%(전통식문화 계승 10.81%, 가족식사 

9.46%, 감사 5.41%, 공정성 2.70%)로 나타났다. 특히 실천 사

례 중 가장 많았던 소영역은 교육 미실시 그룹과 마찬가지로 

균형잡힌 식사(25.68%)였다. 반면 교육 미실시 그룹에 비해 

환경 영역에서는 환경 친화적 식품 선택, 소비, 환경 친화적 

식품 폐기 영역이, 건강 영역에서는 식습관, 식중독 예방, 식품 

조리 영역이, 배려 영역에서는 공정성, 전통식문화 계승, 가족

Large area Medium area Small area

Non-Educated 

Group

Educated 

Group

n % n %

Environment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and dietary habits

Relationship among earth, environment, and 
dietary habits

 2   4.65  2   2.70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ietary Practices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2   4.65  3   4.05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selection and 
consumption

 1   2.33  3   4.05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disposal  2   4.65  6   8.11

Total(Environment)  7  16.28 14 18.92

Health

Diet and health Prevention of diet-related diseases  6  13.95  5  6.76

Nutrition
Balanced diet 23  53.49 19 25.68

Eating habits  4   9.30  8 10.81

Safety
Prevention of food poisoning  0   0.00  2  2.70

Food selection  2   4.65  1  1.35

Cooking Food cooking  0   0.00  4  5.41

Total(Health) 35  81.40 39 52.70

Consideration

Social values Fairness  0   0.00  2  2.70

Culture

Inheritance of traditional food culture  1   2.33  8 10.81

Family meals  0   0.00  7  9.46

Gratitude  0   0.00  4  5.41

Total(Consideration)  1   2.33 21 28.38

Total 43 100.00 74 100.00

Table 3.

Photovoice Results for Sustainable Dietary Practic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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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감사 영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 영역을 소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구, 환경, 그리

고 식생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특히, 친환경 

농산물과 환경 간의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환경과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영역에서는 환경에 덜 부담을 주는 생산 및 유통 

과정, 탄소배출량이 적은 식품 생산과 푸드마일리지의 개념을 

언급하였다. 환경친화적인 식품 선택 및 소비 영역에서는 구

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는데, 예를 들면, 텀블러 사용, 

제철 채소 및 과일, 지역농산물 소비 등을 통해 주체적인 환경 

참여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친화적인 식품 폐기 영

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완전한 소비를 실천하

는 경우를 강조하였으며, 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 영역을 소영역별로 살펴보면 식생활과 건강 영역 중 

식사 관련 질병 예방 영역에서는 건강한 식사를 통해 만성질

환, 비만, 변비와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를 서술하였

다. 영양 영역 중 균형잡힌 식사 영역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적절하고 충분한 채소와 과일이 포함된 식사로 

비타민과 무기질의 충분한 섭취를 한 경우에 대하여 서술하였

다. 또한 식습관 영역에서는 아침 식사를 통한 규칙적 식사를 

강조하였으며 저 나트륨, 저 열량의 건강한 간식을 먹은 경우

를 서술하였다. 안전 영역 중 식중독 예방 영역에 대한 개념으

로 올바른 손 씻기와 소독, 음식을 익혀 먹고 물을 끓여 마시는 

식중독 예방법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식품 선택 영역에서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서술하며 가공되지 않은 신선식품을 섭취

한 경우를 언급하였다. 조리 영역 중 식품 조리와 관련된 실천 

사례는 집에서 학생이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거나 가족들과 

함께 조리하여 식사한 사례를 서술하였다.

배려 영역을 소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 영역 중 

공정성 영역에서는 공정무역 인증 커피와 동물복지 식품을 

소비한 사례를 서술하며 윤리적 식품 구매에 대한 개념을 인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 영역에서 전통 식문화 계승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식음료나 떡케이크와 같은 전통 

후식을 섭취한 사례와 급식이나 집에서 식사한 사례 중에서도 

식사가 한식이었던 경우를 언급하며 한식이 건강식인 이유에 

대해 서술하였다. 가족 식사 영역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

한 경우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감사 영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를 남기지 않으며 음식에 대한 소중함과 자연과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식생활을 실천하는 경우를 강조하였다.

4.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지 못한 사례 분석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영역별 

학습요소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그룹과 교육을 실시한 그룹

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 내용체계의 소영역 중 해당되는 사례가 없는 영역은 표

에서 제외하고 작성하였다.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영역별 학습요소 교육을 실시

하지 않은 그룹의 실천하지 못한 사례는 대영역별로 환경 

17.54%(환경친화적 식품 선택, 소비 12.28%, 지구, 환경, 식생

활의 관계 1.75%, 환경친화적 식품 생산, 유통 1.75%, 환경친

화적 식품 폐기 1.75%), 건강 82.46%(식습관 45.61%, 균형잡힌 

식사 15.79%, 식사관련 질병 예방 10.53%, 식품 선택 10.53%), 

배려 0.00%로 나타났다. 특히 실천 사례 중 가장 많았던 소영

역은 식습관(45.61%)이었다. 대영역은 건강, 환경 영역 순으로 

인식정도가 높았으며 배려 영역의 경우 해당하는 결과가 없어 

개념 인식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영역별 학습요소 교육을 실시

한 그룹의 실천하지 못한 사례는 대영역별로 환경 36.14%(환경

친화적 식품 선택, 소비 19.28%, 환경친화적 식품 폐기 7.23%, 

지구, 환경, 식생활의 관계 4.82%, 환경친화적 식품 생산, 유통 

4.82%), 건강 60.24%(식습관 20.48%, 식사관련 질병 예방 

19.28%, 균형잡힌 식사 13.25%, 식품선택 2.41%, 식품의 보관, 

저장 2.41%, 식사 계획 1.20%, 식중독 예방 1.20%)로 나타났다. 

교육 미실시 그룹과 동일하게 소영역 중 식습관 영역이 20.48%

로 가장 많았으나 교육 미실시 그룹 45.61%에 비해 낮게 나타

났다. 반면 교육 미실시 그룹에 비해 환경 영역에서 모든 영역, 

건강 영역에서 식사 관련 질병 예방, 식중독 예방, 식품보관, 

저장 영역, 배려 영역에서 모든 영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 영역을 소영역별로 살펴보면 환경과 식생활 관계 영

역에서는 지구, 환경, 식생활의 관계에 대하여 과도한 육류 

위주의 식생활과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환경과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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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식생활 실천 영역의 환경친화적 생산, 유통 과정에서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동물성 식품의 생산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식품 선택, 소비 영역에서는 특히 일회용품을 많

이 사용하는 경우를 강조하며 예를 들어, 이중 포장이나 배달 

음식 등의 과대 포장된 사례를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친화적 식품 폐기 영역에서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를 남긴 경

우를 서술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외에도 음식물을 포장하고 

있는 비닐이나 종이류 등의 잘못된 재활용에 대해서도 언급하

였다. 또한 유통기한 표시제에 대한 개념을 서술하며 소비기

한 표시제에 비해 유통기한 표시제로 폐기되는 음식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강조하였다.

건강 영역을 소영역별로 살펴보면 식생활과 건강 영역 중 

식사 관련 질병 예방 영역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식사로 인하

여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를 서술하였으며, 영양 영역 중 

균형잡힌 식사 영역에서는 주로 채소나 과일의 섭취가 부족한 

식사를 실천하지 못한 사례로 인식하고 있었다. 식습관 영역

에서는 예를 들면, 아침을 먹지 못하고 결식을 한 사례나 야식

을 먹은 사례로 규칙적 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를 서술하였으

며 특히 당, 나트륨,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은 경우를 

제출하였다. 안전 영역 중 식중독 예방 영역은 이물과 관련하

여 식품위해요소의 개념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식품 선택 영역에서는 발색제와 같은 식품 첨가물에 

대해 서술하여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품의 보관, 저장 영역에서는 가정에

서 냉장, 냉동과 같이 식품의 보관 방법이 잘못되었던 경우에 

대해 서술하였다.

Large area Medium area Small area

Non-Educated 

Group

Educated 

Group

n % n %

Environment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and dietary habits

Relationship among earth, environment, and 
dietary habits

 1   1.75  4   4.82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ietary Practices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1   1.75  4   4.82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selection and 
consumption

 7  12.28 16  19.28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disposal  1   1.75  6   7.23

Total(Environment) 10  17.54 30  36.14

Health

Diet and health Prevention of diet-related diseases  6  10.53 16  19.28

Nutrition

Balanced diet  9  15.79 11  13.25

Meal planning  0   0.00  1   1.20

Eating habits 26  45.61 17  20.48

Safety

Prevention of food poisoning  0   0.00  1   1.20

Food selection  6  10.53  2   2.41

Food storage, Preservation  0   0.00  2   2.41

Total(Health) 47  82.46 50  60.24

Consideration

Social values Fairness  0   0.00  1   1.20

Local economy Food security  0   0.00  1   1.20

Culture Gratitude  0   0.00  1   1.20

Total(Consideration)  0   0.00  3   3.61

Total 57 100.00 83 100.00

Table 4.

Photovoice Results for Cases of Not Practicing Sustainable Dietary



144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35, No. 4

배려 영역을 소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 영역 중 

공정성 영역에서는 공정무역 제품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었

으나 실천이 어려웠음을 서술하였다. 지역경제 영역 중 식량

안보 영역에서는 곡물 재고율이 하락하면서 곡물 가격이 폭등

하게 되면 자국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미래의 식량 공급과 식량 

자급률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으로 문화 영역 중 감사 영역에서는 과도한 육식을 한 사례를 

자연에 대한 감사를 실천하지 못한 사례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영역별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의미 분석

1) 환경

<Figure 1>은 환경 영역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사례와 

실천하지 못한 사례에 대한 예시이다.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한 대표 사례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은 사례로 연구

대상자와 면담 결과,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으면 처리 

비용이 줄고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식품 폐기 영역의 개념을 인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탄소 배출량에 대한 

서술이 많아 학생들이 탄소 배출이 많은 식생활과 지구 환경

에 대한 개념을 지속가능한 식생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지 못한 예시는 일

회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였다. 텀블러를 사용하지 못하

고 페트병 음료를 소비한 경우나 그 외에도 배달음식을 시킨 

후 발생되는 많은 양의 일회용품에 대해 환경 친화적 식품 

선택 및 소비를 실천하지 못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환경 영역의 포토보이스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많은 연구 대상자들이 텀블러를 사용하고 일회용품을 줄여야 

함을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관련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

실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외식에서…잔반이 없으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고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탄소 배출량도 줄어듭니다(참여자 I). ”

미실천

텀블러 대신 일회용품 사용 

“텀블러가 있는데…페트병을 사용했습니다.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

이 더 효과적이었는데 못 들고가서 아쉬웠습니다. … (참여자 M).”

Figure 1. 

Examples of Sustainable Eating Practices and Failure to Practice in the Environmen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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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천으로 이어 나가기는 어려워함을 알 수 있었다. 포토보

이스 과제물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연구대상자들은 자신의 실

제 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탐색해

보며 반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포토

보이스 활동을 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이 서로 발표하는 과정

까지 거치게 된다면 함께 삶에서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실

천하도록 하는 수업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2) 건강

<Figure 2>는 건강 영역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사례와 

실천하지 못한 사례에 대한 예시이다. 연구대상자의 면담 결

과, 건강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한 대표 사례는 

균형잡힌 식사를 한 사례였다. 균형잡힌 식사의 예로 급식 

사진을 촬영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

하여 충분한 영양소 섭취를 하는 경우를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는 식습관 영역에 해당하

는 당류 및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한 경우였다. 건강

에 좋지 않은 대표적 식품의 예시로 탕후루 사진을 제출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당 함량이 높아 충치나 비만과 같은 만성

질환을 유발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건강 영역의 포토보이스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특

히 탕후루, 떡볶이, 치킨 등 당류 및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

을 찍은 사진의 제출 수가 많아 최근 연구대상자들이 즐겨 

먹는 음식임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기 당류 및 나트륨의 함량

이 높은 음식들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

환이 발생할 수 있다 (Ha et al., 2016). 따라서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기 건강 관리 능력

을 향상하기 위한 당류 및 나트륨 저감화 교육이 더욱 강조되

어야 한다. 또한 식사방법을 살펴보면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

을 섭취한 경우나 외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직접 조

리한 사례는 매우 적었다. 면담 내용 분석 결과를 통해 배달 

실천

균형잡힌 식사

“급식과 같은 다양한 음식들을 골고루 먹어야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참여자 C).”

미실천

당류 함량이 높은 간식 섭취

“탕후루를 자주 먹을 경우 당이 많아 충치도 걸릴 수 있고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참여자 I).”

Figure 2. 

Examples of Sustainable Eating Practices and Failure to Practice in the Healt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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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나 외식을 한 사례가 많아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

지 못한 사례를 찾는 것은 수월했으나 집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먹은 경우나 가족들과의 식사한 경우가 많지 않아 지

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한 사례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따랐

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영양적 균형을 

고려하여 식사를 계획하고 직접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능력

을 길러줄 수 있도록 조리 실습을 포함한 프로젝트 수업과 

같은 실제적 수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Ryu & Jin, 2016). 

3) 배려

<Figure 3>은 배려 영역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사례와 

실천하지 못한 사례에 대한 예시이다.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한 대표 사례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와 전통식생활을 

실천하는 사례였다. 가족들과 집밥을 먹은 경우와 함께 한식

이나 떡, 식혜와 같은 전통 음식을 섭취한 경우를 실천 사례로 

제출하였다. 반면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지 못한 대표 

사례는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사례였다. 면담결과,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윤리적 소비임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천방법을 모르거나 실천하기 어려워함을 알 수 

있었다.

배려 영역의 경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그룹의 경우 실생

활에서 실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대상자

들이 지속가능한 식생활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가

족과 함께하는 식사나 전통식생활을 실천하는 경우를 실천은 

하고 있으면서 배려 영역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음식

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사례는 교육 후 건강이나 환경 영역

을 넘어 음식의 소중함과 감사와 관련된 배려 영역에 포함됨

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실천하지 못한 사례를 통하여 인식

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에 대해 모르거

나 합리적 가격, 편의성에 중점을 두게 되어 실천까지 이어지

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장 인식이 부족한 배려 

영역 위주의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을 통해 개념 인식정도를 

실천

가족들과 함께 먹은 떡케이크

“이모가 직접 만드신 떡케이크를 가져오셔서 …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을 보냈습니다. 떡케이크는 한식을 발전시킨 전통 디저트로 

전통 식생활을 이어나가면서 현대사회에 적용시킨 사례입니다(참
여자 H).”

미실천

공정무역 커피 미구매

“아침에 커피만 마셨습니다. … 공정무역 제품을 신경써서 사용하

지는 못했습니다. (참여자 H).”

Figure 3. 

Examples of Sustainable Eating Practices and Failure to Practice in the Consider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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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배려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인

지하고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고등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개념 인식을 파악하여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자들이 제출

한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실천 사례와 실천하지 못한 사

례들에 대한 사진과 이에 대한 설명을 지속가능한 식생활 내

용 체계에 따라 분석하여 교육 유무에 따라 개념 인식의 차이

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연구 

대상자들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개념 인식도는 건강 

66.54%, 환경 23.74%, 배려 9.7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유무에 따라 연구대상자들이 제출한 

결과를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내용체계 영역별로 범주화한 

결과 교육 미실시 그룹에서는 157개의 개념을, 교육 실시 그룹

에서는 257개의 개념을 추출할 수 있었다. 즉, 교육실시 그룹

에서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개념들이 다양화되며 개념이 

해당되는 소영역의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대

상자들이 제출한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지 못한 사례들

을 통해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이 당류 및 나트륨 함량이 높

은 음식들을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학생들은 

주로 배달 음식을 먹거나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면담 

결과 식사할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것을 어려워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기

존의 식생활교육으로 개념적 이해는 하고 있었으나 실생활에

서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연구대상자들

은 포토보이스 활동을 통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에 대한 생각

을 기술하며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실천에 대한 다짐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하남시 소재

의 한 고등학교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전체 고등학

생의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과 성별, 평소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다양한 연구대

상자를 대상으로 확대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단계 중 발표 및 확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면담 

과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공동체 내에서 전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이 널리 전달하여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실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실제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이 1차시로만 실시되어 연구대상자들이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핵심 가치 별 학습요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

을 수 있다. 넷째,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 실시 그룹은 8명, 

교육 미실시 그룹은 7명으로 연구대상자의 수가 달랐으며 제

출한 사진의 수도 교육 실시 그룹 80장, 교육 미실시 그룹 

65장으로 차이가 났다. 연구 결과 1인당 평균 제출 사진의 

수가 교육 실시 그룹 10장, 교육 미실시 그룹 9.2장이었으며 

1인당 1장의 사진에서 추출해낸 개념의 수는 교육 실시 그룹 

3.2개, 교육 미실시 그룹 2.4개로 교육 실시 그룹에서 더 많은 

개념을 추출해냈지만 집단 별 인원수와 제출 사진 수를 일치

시켜 연구 방법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의 영역 중 

기후변화와 식생활, 환경과 생물 다양성, 진로, 경제⋅무역 

영역에 대한 개념의 이해 정도가 낮거나 실천하기 어려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

능한 식생활교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의미와 실천 사례에 대해 질적 연구 방법인 포토보이스를 활

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추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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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실천 사례와 개념, 실천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이 보완될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실천 사례와 실천하지 

못한 사례들에 대해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실시 유무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교육 미실시 

그룹을 대상으로는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실시 그룹을 대상으로는 

지속가능한 식생활 내용 체계에 따라 구체적 영역별 학습요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미실시 그룹 

7명은 65장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교육 실시 그룹 8명은 80장의 사진을 제출하여 총 145장의 사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전체 연구 대상자들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개념 인식도는 건강 66.54%, 환경 23.74%, 배려 9.7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식생활 영역에 따라 연구대상자들이 제출한 결과물을 범주화한 결과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을 통해 추출되

는 개념들이 다양하며 해당되는 소영역의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이 당류 및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직접 조리하여 식사하기보다는 주로 배달 음식을 먹거나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면담 결과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개념적 이해는 하고 있으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으며 연구대상자들은 포토보이스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의미와 실천 사례에 대해 질적 연구 방법인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가정과 교육에서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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