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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influence education experience (home, school, and mass media) on reducing

practice behavior(purchasing, using, disposing and leading) of food-related wastes. The study also sought to promote

strategy and suggest effective activation plans for the vitalization of behavior of reducing food-related wastes. The study

subjects were 412 adult consumers who answer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cores of home education experience were 3.61±0.71, which was the highest, and 3.45±0.74 for school education

experience, which was the lowest. Second, according to factor analysis, the reducing practice behavior of food-related

wastes was converged purchasing, using, disposing and leading behavior. The scores of disposing behavior were

3.79±0.67, which was the highest, and 2.87±0.82 for leading behavior, which was the lowest. Third, the common variables

influencing the reducing practice behavior(purchasing, using, disposing and leading) of food-related wastes were home

education and mass media and the powerful variable influencing was home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effective food-related wast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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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식품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로 1회용품의

사용이 늘어나고 ‘집밥족’의 증가와 외출 자제로 비대면 온

라인 쇼핑과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

다. 이로 인해 식품 포장재 및 음식쓰레기 같은 식품쓰레기

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가정에

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일일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

데, 2006년 49톤에서 2018년 56톤으로 늘어났고 이중 음식

물 쓰레기 역시 2006년 11톤에서 2018년 15톤으로 증가 추

세를 보였다.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쓰레기 처리에 사용되는

비용도 1996년 1조 3천억 원에서 2018년 4조 3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Korea resource recirculation information

system 2017),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2013년 8천

억 원(Ministry of Environment 2013a)에서 2019년 1조 원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9).

우리나라의 경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1995년부

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와 포장

기준위반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대포장

에 대한 규제도 진행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는

2013년부터 종량제를 시행하였다.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일시

적으로 쓰레기 감량효과가 나타났으나(Lee & Lee 2014) 그

후로는 감축량이 정체되거나 쓰레기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종량제 이외에도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종합대

책’ 등의 정책을 마련하였고(Lee & Lee 2014), 음식물 쓰레

기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 교육 자료를 만들거나 UCC 공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회를

개최하거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Lim 2019).

식품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

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

(Ministry of Environment 2013b)과 과도한 포장재 사용 등

이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종량제 봉투 내에 잘못 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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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조사한 결과 종이, 플라스틱 등이

종량제봉투 폐기물의 53.7%를 차지하여(Korea resource

recirculation information system 2017) 쓰레기 분리배출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플라스틱 같은 식품 포

장재는 쓰레기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최

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플라스틱의 40%가 포장재로 사

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버리는 쓰레기의 60%

가 플라스틱 포장재이다(Bakri et al. 2020). 포장재로 사용되

는 플라스틱과 비닐 등은 대부분 일회용으로 사용되기 때문

에 사용하자마자 즉시 대부분이 버려져 과도한 양이 사용되

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는 분리배출 비율이 93.6%로

분리배출이 잘 시행되고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의 전체 배출

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는 사

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 사용으로 재활용되는데, 문제는 재

활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

다는 점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쓰레기 감축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

는 유통·조리과정 쓰레기 50%, 먹고 남긴 음식물 30%, 보

관폐기 식재료 9%, 먹지 않은 음식물 4%(Ministry of

Environment 2013a)로 구성되어 음식의 구매, 사용, 처리까

지 모든 단계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지

금까지의 연구들은 배출된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

출 후 보단 그 이전에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식품의 구매에서 처리과정까지 전 단

계에서 일어나는 쓰레기 배출 관련 행동을 파악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2월과 3월 재활용

가능 품목의 발생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2%, 9.1%가

증가하였다. 이 중 플라스틱류의 증가율이 가장 크고, 다음

으로 종이류의 증가율이 큰 것으로 볼 때 배달 음식과 택배

등의 포장재 쓰레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Statistics

Korea 2020b). 따라서 증가하는 식품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쓰레기 감량 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쓰레기 종

량제(Hong 2015; Lee et al. 2015; Cho & Woo 2020),

쓰레기의 퇴비화·자원화(Lee & Bae 2004; Oh et al. 2010;

Kim & Song 2011; Lyoo 2017),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

식(Kim & Lyn 2002; Ministry of Environment 2004;

Kim & Park 2005; Yun 2010; Choi 2015),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Kim & Lyn 2002; Kim 2004; Kim 2008; Lee

2012; Lee 2015)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주로 배출된 쓰

레기의 처리방식, 쓰레기에 대한 인식, 음식물 쓰레기 줄이

기 프로그램에 한정된 내용이었다. 구매에서 처리까지 단계

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Ministry of

Environment 2011)에 대한 결과가 보고되었으나 이는 음식

물 쓰레기에 한정된 내용으로 식품포장재 줄이기에 대한 내

용은 없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정부의

규제나 정책 이외에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Kim et al. 2007; Kim 2008; Lee 2009; Lee 2012; Lee

2015; Park 2016), 교육적 측면에서 쓰레기 감량 행동을 체

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식품쓰레기 감량

에 대한 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

며 가정과 대중매체 등을 통한 교육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의 식품쓰레기 감량 교육은 6차 교육과정에서 ‘환

경’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주요 입시 과

목에 밀려 중·고등학교에서 실제 선택과목으로 환경을 채택

하는 비율은 아주 낮은 실정이다. 현재는 영양사나 영양교사

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줄이기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이고(Kim et al. 2007; Kim 2008; Park 2016), 교육을 통

한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Lee 2009;

Oh 2014; Han & Kim 2019) 등이 있다. 가정에서의 교육

은 다양한 교육방법들 중 가장 기본이며 가정의 일상생활을

통해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실천과 경험을 통한 효과적인 교

육이 가능한 장소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

이다. 대중매체는 감염병 질환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중

요한 정보전달 교육방법으로 TV, 신문, SNS, 유튜브 등을

이용한 교육이 가능하며, 이러한 연구는 대중매체를 통한 환

경교육(Lee et al. 1997; Kim & Lee 2008) 등이 있다. 식

품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은 학교, 가정, 대중매체 등 여러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교육 주체들의 식품쓰레기 감

량 교육의 경향과 상관성을 조사한 연구가 부족하고 식품 포

장재 감량을 위한 행동에 대한 연구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본 연구는 식품쓰레기 감량에 대한 가정, 학교, 대중

매체의 교육경험이 식품쓰레기 감량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쓰레기 중 식품 및 식

자재의 구매, 조리 및 보관, 처리 및 배출 과정에서 발생하

는 1회용품, 포장용기, 음식물 쓰레기 등의 모든 쓰레기를 식

품쓰레기라고 명명하고, 식품쓰레기 감량 실천 행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식품쓰레기 감량 실천 행동은 식품의 구매 행동,

사용 행동, 처분 행동, 선도 행동의 전 과정에서 생태적 측

면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

품을 구매하고, 사용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물품 등을 절

약하며, 처리 및 배출 과정에서 폐기물의 적정 배출, 재활용,

소비의 전 과정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설

명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경험(가정, 학교, 대중

매체)의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식품쓰레기 감량 실천 행동(구매 행동, 사용 행동, 처

분 행동, 선도 행동)의 일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가정, 학교, 대중매체의 교육경험이 식품쓰레기 감량

실천 행동(구매 행동, 사용 행동, 처분 행동, 선도 행동)에 미

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식품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경험과 감량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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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앞으로 효과적인 식품쓰레기 감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

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14일~7월 20일까

지 진행하였으며,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유의 할당으로

연구대상을 표집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다. 예비조사는 2020년 6월 20일-7월 3일까지 성

인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온라인 조사기

관 E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부실응답을 제외한 총 41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체적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201명(48.8%), 여성 211명(51.2%)이며, 연령은

평균 39.1세이며, 연령대는 20대 104명(25.2%), 30대 102명

(24.8%), 40대 103명(25.5%), 50대 103명(25.5%)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56명(13.6%), 전문대졸

업 74명(18.0%), 대학졸업 251명(60.9%), 대학원이상 31명

(7.5%)이며 대학졸업이 가장 많았다. 소득(월 평균)은 300만

원 미만 135명(23.8%), 400만 원 미만 83명(20.1%), 500만

원 미만 67명(16.3%), 600만 원 미만 51명(12.4%), 600만

원 이상 76명(18.4%)으로 3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1) 설문조사 내용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 변수는 식품쓰레기 감량에

대한 가정, 학교, 대중매체의 교육경험과 식품쓰레기 감량 실

천 행동이다. 식품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경험은 음식물 쓰

레기 및 식품 포장용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감

량과 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며, 선행연구(Kim

2004; Ministry of Environment 2011; Han & Hwang

2012; Cho 2018)를 토대로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식품쓰

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경험은 가정, 학교, 대중매체 각 교육

주체별로 식품쓰레기 감량 교육 내용에 대한 동일 문항을 각

각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도

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가정 0.88, 학교 0.88, 대

중매체 0.87로 나타났다.

식품쓰레기 감량 실천 행동은 식품 및 식자재의 구매, 조

리 및 보관, 처리 및 배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

기 및 식품 포장재 등 식품과 관련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자 하는 다양한 소비자의 실천 행동을 의미하며, 선행연구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Kim et al. 2010)를 토대

로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성분 분석과 베리멕스 방법

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매 행동 4문항, 사

용 행동 4문항, 처분 행동 4문항, 선도 행동 4문항으로 4개

요인 총 16문항으로 수렴되었다. 구매 행동은 소비자가 구매

시 식품쓰레기 배출 감량을 고려하는 소비 행동이며, 사용

행동은 식자재 관리 및 보관, 조리 시 식품쓰레기가 발생하

지 않도록 절약하는 실천 행동이다. 배출 행동은 식품쓰레기

배출 감량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정확한 방법으로 배출하

고 적절하게 포장용기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실천하는 것이

다. 선도 행동은 식품쓰레기 배출 감량의 실천 확산을 위한

소비자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선도 행동을 의미한다. 모든 문

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구매 행동 0.75, 사용 행동 0.77, 처분 행동

0.81, 선도 행동 0.78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을 보였

다.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심의면제 확인(DGU

IRB 20200020-01)을 받아 수행되었다.

2)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측정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

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

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경험 및 실

천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

(ANOVA)을 사후분석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으며, 측

정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및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식품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경험

식품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경험을 가정, 학교, 대중매체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

였다. 가정은 우리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가정에서

부모의 직접적인 교육이나 간접적인 교육을 통해서 식품쓰

레기 감량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감량 행동을 실천

하고 익히는 공간이므로, 매우 중요하고 효율적인 교육 주체

라고 할 수 있다. 식품쓰레기 감량에 대한 가정교육은 평균

점수 3.61±0.71(점수범위 1-5)로 학교, 대중매체 교육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식품쓰레기 감량

교육에 대해서 가정에서의 교육경험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Ahn & Lee(2010)는 중·고등학생의 환경교육 경로

가 가족 등, 학교, 대중매체 중에서 가족 등이 가장 낮고, 대

중매체가 가장 높아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가정에서의

식품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경험은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

른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 집단(t= −2.49, p<0.05)과, 교육수

준이 전문대졸업인 집단(F=3.11, p<0.05)이 상대적으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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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쓰레기 감량에 대한 학교교육은 평균점수 3.45±0.74

(점수범위 1-5)로 가정과 대중매체의 교육경험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조사대상자들은 식품쓰레기 감량에 대해

서 학교에서의 교육경험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

이 20대인 집단(F=5.82, p<0.01)이 상대적으로 식품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

과, 20대와 30대가 같은 집단으로 상대적으로 식품쓰레기 감

량에 대한 학교 교육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40대와 50

대가 같은 집단으로 상대적으로 식품쓰레기 감량에 대한 학

교교육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령별

차이는 1992년 6차 교육과정에서 환경과목이 정규과목으로

채택되어 20대, 30대는 40대, 50대에 비해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제공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학교를 통한 식품쓰레기 감량 교육경험이 가장

낮았지만 일반국민의 90.9%는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Ministry of

Environment 2009) 있으므로 앞으로 학교에서의 교육을 증

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교는 가정이나 대중

매체에 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식품쓰레기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주체이다.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쓰레기 감량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식품쓰레기 감량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기에는 ‘가정’ 과목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가정’ 교과에는 식품의 선택,

조리, 배출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큰 변화 없이도 식품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것

으로 판단된다.

식품쓰레기 감량에 대한 대중매체의 교육은 평균점수

3.57±0.66 (점수범위 1-5)으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중간

수준의 점수를 보였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쓰레기 감량

에 대한 대중매체의 교육경험은 학교교육보다 높게 나왔으

며, Lee et al.(1997)의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환경교육은 학교 교육보다 대중매체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다. 여성 집단(t=

−2.09, p<0.01), 연령이 50대인 집단(F=2.98, p<0.05), 교육

수준이 대학원 이상 집단(F=2.86, p<0.05),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집단(F=4.03, p<0.01)이 상대적으로 식품쓰레기 감량

에 대한 교육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대중매체

를 통한 식품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경험을 살펴보면, 두

교육 매체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경험의 정도가 높았는

데 Yamada(2014)의 성인 3,83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환경교육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연령의 경우 50대인 집단의 대중매

체를 통한 교육경험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대중매체 이용 시간이 높기 때문으로(Kim 2011) 판단된다.

<Table 1> Food-related Wastes educ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Group
Home education School education Mass media education

M1) SD2) t/F3) M SD t/F M SD t/F

Gender
Male 3.53 0.68

-2.49*
3.43 0.71

-0.64
3.48 0.65

-2.90**
Female 3.69 0.72 3.48 0.77 3.66 0.66

Age

(M=39.10)

20-29 3.72 0.72

1.35

3.74b 0.59

5.82**

3.56ab 0.63

2.86*
30-39 3.57 0.69 3.64b 0.70 3.47a 0.69

40-49 3.53 0.74 3.23a 0.81 3.53a 0.64

50-59 3.63 0.68 3.21a 0.79 3.73b 0.67

Education

≤High school 3.47a 0.73

3.11*

3.26 0.75

2.33

3.48a 0.74

2.98*
Collegegraduation 3.82b 0.68 3.57 0.81 3.74b 0.66

University College graduation 3.59ab 0.68 3.48 0.69 3.52ab 0.64

Graduated school≤ 3.53a 0.89 3.33 0.90 3.72b 0.64

Income/month

(unit: ₩10,000)

300↓ 3.50 0.72

1.83

3.38 0.71

1.61

3.42a 0.73

4.03**

400↓ 3.71 0.71 3.43 0.69 3.52ab 0.68

500↓ 3.61 0.70 3.41 0.84 3.65bc 0.59

600↓ 3.57 0.75 3.65 0.65 3.73c 0.62

600↑ 3.74 0.64 3.53 0.78 3.74c 0.56

Total (scale of 1 to 5) 3.61 0.71 3.45 0.74 3.57 0.66

*p< .05, **p< .01, ***p< .001
ab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mean differences by Duncan’s post-hoc test (p<0.05).
1)M=Mean 2)SD=Standard Deviation 3)t value by t-test/F value b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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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분석 결과, 소득의 경우는 600만 원 미만과 600만 원

이상이 같은 집단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식품쓰레기 감량

에 대한 대중매체에 대한 교육경험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300만 원 미만 집단이 상대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식품쓰

레기 감량 교육경험에 대해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식품쓰레기 감량 실천 행동

식품쓰레기 감량에 대한 실천 행동은 요인분석 결과 구매

행동, 사용 행동, 처리 행동, 선도 행동 4개 실천 행동 요인

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실천 행동에 대한 일반적 수준을 살

펴 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구매 행동, 사용 행동, 처

분 행동, 선도 행동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실천 행동은

처분 행동 3.79±0.67 (점수범위 1-5)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사용 행동 3.69±0.64 (점수범위 1-5), 구매 행동 3.57±0.59

(점수범위 1-5), 선도 행동 2.87±0.82 (점수범위 1-5) 순으로

나타나 선도 행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처분 행동이 가장 높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리

배출 제도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995년에 쓰레

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분리배출 제도가 일반화되어 많은

국민들이 쓰레기 배출 요령을 잘 알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

에 처분 행동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쓰레기 처분

에 대한 홍보나 교육의 효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

므로 식품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처분 행동을 현재의 교육

방법과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으로 생각된다. 처분행동의 경우 현재 지역마다 방법이 조금

씩 상이하기 때문에 지자체별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선도

행동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You(2012)의 대학

생 대상의 녹색소비행동 연구와 Kim et al.(2010)의 주부 대

상의 녹색소비역량 평가조사에서 선도 행동이 가장 낮게 나

타난 결과와 같았다. 선도 행동은 식품쓰레기 배출 감량의

실천 확산을 위한 소비자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행동, 지속가

능한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환경교육 참여, 지역사회에서 녹

색생활 실천을 위한 솔선수범 등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실

천 행동에 비해 소비자들의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

세가 요구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선도 행동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 성인들의 쓰레기 감량 행동이 아직은 소극적이고

쓰레기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은 느끼지만 적

극적인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Kim et

al.(2010)에 의하면 실천역량 중 선도 행동은 다른 영역에 비

해 비중도가 낮아 실천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족, 지인, 이웃의 실천 행동이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자 각자가 먼저 적극적인 선도행동을

통해 준거집단으로 실천 행동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선도 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모두 모범적인 역할을 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쓰레기 감량을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

환경단체에 참여하도록 유도, 환경단체 참여 시 인센티브나

<Table 2> Food-related Wastes reduction 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Group
Purchasing Using Disposing Leading

M1) SD2) t/F3) M SD t/F M SD t/F M SD t/F

Gender
Male 3.49 0.59 

-2.96**
3.61 0.61 

-2.64**
3.66 0.68 

-3.89***
2.85 0.81 

-0.49
Female 3.66 0.58 3.78 0.67 3.91 0.63 2.89 0.83 

Age

(M=39.10)

20-29 3.49 0.64 

2.21

3.64 0.66 

0.50

3.71 0.73 

1.37

2.80 0.87 

0.57
30-39 3.57 0.56 3.77 0.60 3.76 0.63 2.87 0.84 

40-49 3.54 0.60 3.63 0.70 3.80 0.69 2.87 0.79 

50-59 3.69 0.54 3.73 0.61 3.89 0.60 2.94 0.78 

Education

≤High school 3.42 0.50 

2.25

3.60 0.71 

1.41

3.63a 0.81 

3.42*

2.69 0.73 

1.56
College graduation 3.69 0.69 3.82 0.69 3.99b 0.65 2.94 0.84 

University College graduation 3.57 0.57 3.68 0.60 3.76ab 0.63 2.88 0.81 

Graduated school≤ 3.56 0.56 3.69 0.72 3.81ab 0.62 2.90 0.99 

Income/month

(unit: ₩10,000)

300↓ 3.47a 0.57 

2.98*

3.64 0.65 

1.29

3.68a 0.68 

2.92*

2.83 0.80 

0.49

400↓ 3.56ab 0.65 3.72 0.69 3.77ab 0.76 2.87 0.83 

500↓ 3.59ab 0.58 3.68 0.62 3.82ab 0.58 2.86 0.76 

600↓ 3.55ab 0.57 3.62 0.72 3.80ab 0.66 3.01 0.96 

600↑ 3.76b 0.55 3.83 0.54 3.98b 0.60 2.84 0.81 

Total (scale of 1 to 5) 3.57 0.59 3.69 0.64 3.79 0.67 2.87 0.82

*p< .05, **p< .01, ***p< .001
ab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mean differences by Duncan’s post-hoc test (p<0.05).
1)M=Mean 2)SD=Standard Deviation 3)t value by t-test/F value b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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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 등을 하는 것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각 실천 행동(구매 행동, 사용

행동, 처분 행동, 선도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식품쓰

레기 감량을 위한 구매 행동은 성별과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특히

여성 집단(t= −2.96, p<0.01),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집단

(F=2.98, p<0.05)이 상대적으로 구매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녹색소비 생활에 대한 연구(Jung & Cho 2014)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녹색제품 구매 행동을 더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성을 보였다. Jung & Cho

(2014)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구매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구매 행동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녹색소비 연구(Kim et al. 2010)에 의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녹색상품에 대한 구매가 높았다. 이는 식품쓰레기 감량이나

녹색상품 구매처럼 환경보호를 고려한 구매 행동은 경제적

인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며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실천 행동이 높은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용 행동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 집단(t=

−2.64, p<0.01)이 남성 집단에 비해 사용 행동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Statistics Korea 2020a) 식품쓰레기

감량 사용 행동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 행동은 성별, 교육수준,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집단(t= −3.89, p<0.01), 교육수준이

전문대학 이상인 집단(F=3.42, p<0.05), 소득이 600만 원 이

상인 집단(F=2.92, p<0.05)이 상대적으로 식품쓰레기 처분

시 실천 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식품쓰레기 감량 처분 행동이 높게 나타났

는데 관련 연구(Kim et al. 2010)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폐

기물 처리나 재활용과 관련된 처분 행동이 높아 반대되는 결

과를 보였다. 식품쓰레기 감량 실천 행동 중 구매 행동, 사

용 행동, 처분 행동은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 여성

이 남성보다 높은 행동수준을 보였다. 이는 기존 연구(Lee et

al. 2017)에서 친환경 행동 실천 정도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여성의 실천정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

하였다.

선도 행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

았고 선도 행동의 점수는 다른 실천 행동들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 이는 앞서 설명한 구매, 사용, 처분 행동에 비해 성

인 소비자들의 선도 행동 수준이 아직은 부족함을 의미하며,

앞으로 선도 행동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자료(Ministry of Environment 2009)에 의하면 성인

들의 환경보호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25.1%로 나타

나 낮은 선도 행동의 수치를 보였다.

3. 가정, 학교, 대중매체의 교육경험이 식품쓰레기 감량 실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교육수준, 소득)과

식품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경험(가정, 학교, 대중매체)이

식품쓰레기 감량 실천 행동(구매 행동, 사용 행동, 처분 행동,

선도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식품쓰레기 감량

에 대한 교육경험과 실천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경험과 실천 행동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p<0.01)를 보였고 상관관계의 절대 값이

0.501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판단하였

다. 또한,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살펴 본 결과, 모든 경우에서 독립변수들의 공

차한계 값이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 값이 3 미만으로 나

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식품쓰레기 감량 실천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가정교육(β=0.38, p<0.001)과 대중매체(β=0.19, p<0.001)의

교육경험이었다. 가정교육과 대중매체의 교육경험이 높을수

록 구매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설명력은 27%였다.

사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교육(β=0.33, p<0.001)

과 대중매체(β=0.13, p<0.01)이며, 가정교육과 대중매체의 교

육경험이 높을수록 사용 행동이 높았으며 그 설명력은 19%

로 나타났다. 처분 행동에는 가정교육(β=0.34, p<0.01)과 대

중매체(β=0.18, p<0.01), 여성(β=0.12, p<0.01) 순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가정교육과 대중매체의 교육경험이 높을

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이 처분 행동이 높았으며 그 설명력

은 27%로 나타났다. 선도 행동 또한 가정교육(β=0.26,

p<0.001)과 대중매체(β=0.17, p<0.01)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가정교육과 대중매체의 교육경험이 높을수록 선도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설명력은 13%였다. 가정교

육과 대중매체의 교육경험이 식품쓰레기 감량 실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에서의 식품쓰레기 감

량 실천 행동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

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감

량 행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은 요즈음과 같은 코

로나19 유행 시기에는 유튜브, SNS, TV를 통한 비대면 교

육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식품쓰레기 감량 실천 행동인 구

매 행동, 사용 행동, 처분 행동, 선도 행동은 가정교육과 대

중매체를 통한 교육경험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학교

교육을 통한 경험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Ahn & Lee 2010)에서 대중매체는 환경 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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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교육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교육에

서 식품쓰레기 감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요약 및 결론

점점 증가하는 식품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식품쓰레기 감량 실천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 학교,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이

식품쓰레기 감량 실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

써 식품쓰레기 감량 실천 행동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

한 방안 모색과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학교,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경험 중 식품쓰레

기 관련 교육은 가정이 가장 높았고 대중매체, 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일수록 가정과 대중매체를 통한 식품쓰레기

감량 교육의 경험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연령이 낮을

수록 학교를 통한 식품쓰레기 감량 교육의 경험이 높았다.

또한 수입이 많을수록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경험이 높았다.

둘째, 식품쓰레기 감량 실천 행동은 요인분석을 통해 구매

행동, 사용 행동, 처분 행동, 선도 행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으며 감량 실천 행동 중 처분 행동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

로 사용 행동, 구매 행동, 선도 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은 남성보다 식품쓰레기 감량을 위한 구매 행동, 사용 행동,

처분 행동을 더 많이 하였고, 수입이 높을수록 쓰레기를 줄

일 수 있는 구매 행동과 처분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식품쓰레기 감량 실천 행동인 구매 행동, 사용 행동,

처분 행동, 선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과 대중

매체를 통한 교육경험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에서는 성별이 처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쓰레기 감량 실천 행동을 강

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학

교,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경험 중 식품쓰레기 관련 교육은

학교가 가장 낮으므로 학교에서의 식품쓰레기 감량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정’ 과목을 통한 교육을 제

안한다. 둘째, 식품쓰레기 감량 실천 행동인 구매 행동, 사용

행동, 처분 행동, 선도 행동 중 선도 행동이 가장 낮았기 때

문에 선도 행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개인이 모

두 모범적인 역할을 하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가정, 학교, 대중매체를 통

한 교육경험의 정도만 조사하였고, 실제 이 세 집단의 교육

내용에 대한 자세한 비교가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식

품쓰레기 감량 실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

학교, 대중매체의 교육경험만 분석하였는데 앞으로 준거집

단, 태도, 의식 등의 요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교에서의 식품쓰레기 감량

교육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교육에 필

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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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ed variables affecting Food-related Wastes reduction action

Purchasing Using Disposing Leading

B β B β B β B β

Gender (Male) 0.09 0.08 0.09 0.07 0.16 0.12** -0.04 -0.02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graduation 0.11 0.07 0.08 0.05 0.18 0.10 0.10  0.05

University College graduation 0.10 0.08 0.04 0.03 0.08 0.06 0.16  0.10

Graduated school≤ 0.09 0.04 0.05 0.02 0.12 0.05 0.16  0.05

Income 0.03 0.08 0.01 0.01 0.04 0.08 -0.02 -0.04

Home education 0.32  0.38*** 0.30 0.33*** 0.32 0.34** 0.30 0.26***

School education -0.01 -0.02 0.03 0.03 0.01 0.01 0.01 0.01

Mess media education 0.17  0.19*** 0.13 0.13** 0.18 0.18** 0.21 0.17**

(Constant)  1.67***  1.93***  1.69***  0.94***

F-value 19.73  13.29*** 19.73  8.51***

R2  0.28  0.21  0.28 0.14

Adjusted R2  0.27  0.19  0.27 0.13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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