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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social responsibility awareness (economic and social-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trust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sustainable die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68 university students. The

main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responsibility awareness of the study subjects was 4.03±0.72 points

for economic responsibility and 3.48±0.81 points for social-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 awareness of economic

responsibility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Trust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 3.62±0.61 points, and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ased on gender. Second, the level of a sustainable diet was food safety and

consideration (4.06±0.63), knowledge of the environment and diet (3.94±0.68), understanding of the food circulation

system (3.45±0.77), and healthy diet (3.26±0.89). Among the factors influencing a sustainable diet, female students had

higher attitudes toward food safety and consider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food circulation system than male students.

Third, the social responsibility awareness (economic responsibility and social-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rust variables influenced university students’ sustainable diet. Among these, social-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wareness had the highest influence.

Key Words : Sustainable diet, social responsibility, economic responsibility, social-environmental responsibil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rust, university students

I. 서 론

지구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환경과 식생활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속가능한 식생활이 대두하였다.

FAO는 지속가능한 식생활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

에 기여하는 환경 영향이 적은 식단이라 정의했다(Burlingame

& Dernini 2012). 우리나라는 2009년 식생활교육 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식품의 생산,

소비, 폐기로 순환되는 푸드 시스템을 고려한 식생활교육 정

책이 추진되어 왔다(Kim et al. 2018).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2020년 제 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

며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확산으로 우리 농업·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환경의 지속가능

성을 달성하는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 3차 식생

활교육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식생활이란 식품의 순

환 과정 속에서 국민의 건강 뿐 아니라 사회·환경의 지속가

능성에 기여하는 식생활을 의미한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20).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식생활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는데

1인 가구와 노령인구가 늘고, 당뇨와 비만 유병률이 높아지

고, 아침밥을 거르는 등 국민 식생활 습관이 바람직하지 않

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식생활은 환경, 건강,

농업, 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우리나라 식생활 변화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정부는 제 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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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식생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지속가능 식생

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Lee & Kim 2021; Lee & Yu

2022; Lee et al. 2022b; Jeon & Lee 2023)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Kim

2022b; Hong et al. 2023), 지속가능한 식생활 역량 진단도

구의 개발(Lee et al. 2021), 윤리적 소비 형태에 따른 지속

가능성 식품 구매의도(Song & Jeon 2016), 식품소비가치가

지속가능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Kim 2022a) 등에 대해 논의

하고 있었다.

위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지속가능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부모의 영향력, 교육수준, 지식, 개인의 식습관,

성별, 가치관 등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인간의 식생활은 환

경,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는데 지속가능 식생활은 건강 뿐 아니라 사회·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식생활이므로 사회적 책임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지속가능한 행동은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수반되어야 지속가능 행동이 가

능하다(Buerke et al. 2017). 유기농, 공정무역 소비와 같은

환경 친화적 윤리적 신념에 기반한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인

식은 친사회적 제품 구매 의도나 행동을 높여(Moon 2022)

지속가능 식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은 개

개 사회구성원들의 행위 혹은 행위선택이 그가 속한 사회의

공동생활을 위한 제도, 이념, 환경과 관련하여 자기 자신, 다

른 사회구성원, 사회에게 야기되거나 야기될 책임이 문제가

되는 사태, 상황을 해결하는 것으로 개인화를 넘어 집단적,

공적 차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정의

한다(Shim 2009). 선행연구들을 보면 사회적 책임 인식과 지

속가능 소비(Hong & Kim 2022)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사

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식생활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비자 책임 인식이 지속가능

한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전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

을 살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있었다(Jung 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의 기대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연상이

유발되는 일련의 과정이다(Kim et al. 2005). 환경 친화적인

제품 생산, 자원 절약을 위한 노력, 공정한 농업 및 축산 방

법의 채택, 지역 커뮤니티 지원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

동은 소비자들에게 기업이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중요

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기업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고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식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인구 통계적 특성(성별, 학년)에 따른 사회

적 책임 인식(경제적 책임, 사회 환경적 책임), 기업의 사회

적 책임 신뢰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지속가능 식생활의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대학생의 사회적 책임 인식(경제적 책임, 사회 환경

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가 지속가능 식생활(식품

안전과 배려, 환경과 식생활 지식, 건강한 식생활, 식품순환

체계 이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지속가능한 식생활 연구의 대상자들은 초중고 학생이 많

았고(Lee & Kim 2021; Hong et al. 2023; Jeon & Lee

2023; Jo & Jeong 202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

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대학생들의 개념인식 조사가 있었

다(Kim 2022b). MZ 세대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환경, 윤리

등을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Kim

& Ohk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

회적 책임 인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가 지속가능한 식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식

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2일-4월 4

일까지 온라인 조사기관 E사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성별 및

학년을 고려하여 유의 할당 표집 하였다. 연구는 생명윤리위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심의면제 확인을

받아 수행되었다(DGU IRB 20240007-01).

부실응답을 제외한 연구대상자 수는 468명이며, 연구대상

자의 구체적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성

236명(50.43%), 남성 232명(49.57%)이며, 학년은 1학년 120

명(25.64%), 2학년 116명(24.79%), 3학년 117명(25.00%), 4

학년 115명(24.57%)이다.

2. 조사 내용

본 연구는 지속가능 식생활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를 중심으로 조사 내용을 구성

하였다. 지속가능 식생활 변수는 Lee(2020)가 개발한 청소년

대상 지속가능한 식생활 진단검사지와 Kim & Choi(2023)의

기후변화 대응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설문 문항

을 구성하였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인식(경제적 책임, 사

회 환경적 책임)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는 Whang &

Lim(2021)의 한국인의 소비생활지표를 토대로 식생활 내용

을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하였다. 구성된 척도는 식품영양학

전공자 2인, 소비자학 전공자 2인의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

도를 확보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최종 척

도를 완성하였다. 지속가능 식생활 19문항, 사회적 책임 인

식에서 경제적 책임 5문항, 사회 환경적 책임 3문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경제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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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사회 환경적 책임 0.80,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 0.84

로 나타났으며 구체적 문항은 <Table 1>과 같다. 그 외에 조

사대상자의 성별과 학년을 조사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사 척도의 신뢰

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으로 Cronbach’s α 계수

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사회적 책

임 인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 지속가능 식생활의 차이

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

였다.

지속가능 식생활은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개념을 추출하였

으며, 베리멕스(Verimax) 방법으로 요인적재치 값 0.5와 고

유값(Eigenvalue) 1.0을 기준으로 항목을 정제하였다. 요인분

석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

증을, 항목간의 내적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지속가능 식생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시 독립변수

들의 상관계수를 분석하고,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공차한계

(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을 파악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사회적 책임 인식(경제적 책임, 사회 환경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사회적 책임 인식(경제

적 책임, 사회 환경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 차이

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사회적

책임 인식의 경제적 책임 인식은 평균 4.03±0.72(5점 만점)

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사회 환경적 책임 인

식은 평균 3.48±0.81(5점 만점)로 나타나 경제적 책임 인식

에 대한 점수가 높았다. Hong & Kim(2022)의 성인 대상

연구에서도 경제적 책임 인식이 사회 환경적 책임 인식보다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는 평균 3.62±0.61(5점 만점)로 나타나 중간 값(3점)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Whang & Lim(2021)

의 연구에서 20대의 사회적 책임 신뢰는 3.96점, Hong &

Kim(2022)의 성인 대상 연구에서는 3.92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았다. 사회적 책임 인식의 경제적 책임 인식 변수 만 성별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18, p<0.01)를 보였고,

여학생이 4.15±0.66으로 남학생 3.86±0.76 보다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사회 환경적 책임 인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

<Table 1> Items and reliability regarding awareness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trust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ems Cronbach's α

Social responsibility awareness

Economic responsibility 0.81

When purchasing a product, be sure to check the information displayed and described on the packaging, sales counter, etc.

When purchasing a product, make a selection after sufficiently comparing information such as purchase location, sales 

conditions, price, and quality.

If there is a concern about a reservation being missed (no show), notify the business operator in advance.

Avoid downloading illegal copies of digital content for a fee as this is copyright infringement.

If the product I use is subject to a consumer recall, I will take active recall action.

Social-environmental responsibility 0.80

I request confirmation of how my data (personal information, purchase history, etc.) is being used.

I prioritize products that benefit local consumers and the local community.

When I purchase something, I prioritize whether it can be reused or recycl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rust 0.84

Food companies generally provide a consumption environment where products and services can be used safely.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s and services provided by food companies is reliable.

Food companies provide reliable consumer information that can be easily used when purchasing.

Food companies provide consumer education necessary for proper use of products or services.

Food companies will respond quickly, fairly and immediately to consumer issues (complaints, refund requests, etc.).

Food companies will not disclose consumer-related information or use it for other purposes without prior consent from consumers.

Food companies participate in solving environmental (environmental friendliness/protection) and social (transaction 

transparency, ethical management) problems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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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신뢰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Hong & Kim(2022)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경

제적 책임 인식과 사회 환경적 책임 인식 모두 높았다. Kim

& Ohk(2021)의 MZ 세대 대상 연구에서는 소비자 책임 인

식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

수를 나타냈다. Choi(2023)의 MZ 세대 대상 연구도 성별에

따른 기업의 신뢰도 차이는 없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성을

보였다.

2. 대학생의 지속가능 식생활에 대한 수준

지속가능 식생활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9문항으로 구성

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개념을 추출하였다. 베리멕스

(Verimax) 방법으로 요인적재치 값 0.5와 고유값(Eigenvalue)

1.0을 기준으로 항목을 정제하였다.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파

악하기 위해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항목간의 내

적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

관계 행렬 상의 상관관계 값들이 전반적으로 유의성

(X2=1471.14, p<0.001)을 나타내고 있어 요인분석에 적절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4개요인 17문항이 도

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도출된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요인 1은 0.82, 요인 2는 0.75,

요인 3은 0.77, 요인 4는 0.75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

준을 보였다.

요인 1은 식품안전과 배려(7문항), 요인 2는 환경과 식생

활 지식(4문항), 요인 3은 건강한 식생활(3문항), 요인 4는

식품순환체계 이해(3문항)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2와 4는 지

속가능 식생활 관련 지식, 요인 1은 지속가능 식생활에 대한

태도, 요인 3은 지속가능 식생활에 대한 행동을 내포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요인 1 식품안전과 배려는 식품안전과 관련

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식품 보관법, 식품 선택법, 위생

수칙 등에 대한 태도와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내용이

다. 요인 2 환경과 식생활 지식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의 내용, 식량자급률, 농업에 대한 지식이 다. 요인 3 건

강한 식생활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식행동과 올바른

식사 계획이다. 요인 4 식품순환체계 이해는 식품의 생산, 가

공, 유통, 소비, 폐기의 과정에 대한 지식이다.

지속가능 식생활(식품안전과 배려, 환경과 식생활 지식, 건

강한 식생활, 식품순환체계 이해)에 대한 일반적 수준과 연

구대상자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지속가능 식생활에 대한 일반적 수준은 살펴본 결과, 식품안

전과 배려는 평균 4.06±0.63(5점 만점), 환경과 식생활 지식

은 3.94±0.68(5점 만점), 건강한 식생활은 평균 3.26±0.89(5

점 만점), 식품순환체계 이해는 평균 3.45±0.77(5점 만점)로

나타났다. Lee et al. (2021)의 연구는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중 식품안전과 배려와 관련된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

수를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식품안전과 배려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2021년부터 ‘식품안전과 건강’이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었고 ‘식품안전과 건강’ 교과과정이 실

제로 운영 효과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Park et al.

2021). 지속가능 식생활 중 요인 4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점

수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인 대학생들이 만성질

환 등에 대한 건강 관심도가 높지 않고 그로 인해 만성질환

을 예방하기 위한 식생활 행동을 덜 실천하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성별과 학년에 따른 지속가능 식생활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식품안전과 배려와 식품순환체계 이해만 성별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식품안전과 배려는 여학생

이 4.15±0.59로 남학생 3.92±0.66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t=2.95, p<0.01), 식품순환체계 이해는 여학생이

3.53±0.71로 남학생 3.33±0.85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t=2.07, p<0.05). 환경과 식생활 지식과 건강한 식생활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에 따라서는

식품안전과 배려, 환경과 식생활 지식, 건강한 식생활, 식품

순환체계 이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hoi &

Kim(2022)의 대학생의 기후변화 대응 식생활에 대한 연구를

보면 환경 관련 지식, 태도, 행동의도가 모두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Lee et al. (2022a)의 초중등 학생 대

상 연구에서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태

<Table 2> Differences in sustainable dietar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Social responsibility awarenes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rustEconomic responsibility Social-environmental responsibility

M±SD t/F M±SD t/F M±SD t/F

Gender Female 4.15±0.66 3.18** 3.53±0.77 1.62 3.67±0.58 1.51

Male 3.86±0.76 3.40±0.85 3.55±0.65

Grade 1 grade 3.94±0.77 1.32 3.42±0.85 2.01 3.63±0.65 1.33

2 grade 4.08±0.68 3.54±0.74 3.56±0.58

3 grade 3.95±0.79 3.26±0.85 3.54±0.57

4 grade 4.18±0.57 3.67±0.77 3.77±0.64

Total (M±SD) 4.03±0.72 3.48±0.81 3.6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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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았고, Cheon et al. (2010)의 성인대상 연구에서도

여성의 기후변화관련 의식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Lee(2007)의 대학생의 식생활 관련 환경지식 및 환경 친화적

행동 실태에 대한 연구를 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식생

활과 관련한 환경지식을 보다 정확히 알고 식생활 관련 환

경지식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Kim & Ohk(2021),

Whang & Lim(2021), Hong & Kim(2022), Kim(2022c)의

논문에서도 지속가능 소비행동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sustainable dietary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s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Food safety and consideration

I know how to store each food 0.67

6.06 35.65 0.82

I believe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eat safe and healthy food. 0.65

I prepare meals with my family. 0.64

I know the hard work of those who work in the process from food production to disposal. 0.64

I always practice food poisoning prevention rules (washing hands, boiling, cooking, etc.). 0.63

I can cook daily food according to recipes. 0.62

When I purchase food, I check the food label (expiration date, raw material name, 

nutritional information, certification mark, etc.).
0.55

Knowledge of the environment and dietary

I know that agriculture plays a role in preserving the natural environment, such as 

controlling floods and purifying the air.
0.78

1.78 10.46 0.75
I know that climate change due to global warming reduces food production. 0.76

I know that if my country’s food self-sufficiency rate is secured at an appropriate level, 

it will become less dependent on foreign food.
0.62

I am aware that tariffs are imposed on imports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0.50

Healthy dietary

I practice a healthy dietary to prevent obesity and chronic diseases (high blood 

pressure, diabetes, cardiovascular disease, etc.).
0.85

1.15 6.76 0.77
I try to eat less sweet, less salty, and less fatty foods 0.80

I can plan a balanced meal using the food composition bicycle. 0.63

Understanding of the food circulation system

I know the process of food production, distribution, consumption, and disposal. 0.78

1.11 6.53 0.75
Considering food miles and food mileage, I purchase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rather than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0.76

I always try to reduce food waste. 0.55

Total accumulated variance (%) 59.39

KMO X2=1471.14***

<Table 4> Differences in sustainable dietary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

Food safety and 

consideration

Knowledge of the 

environment and dietary
Healthy dietary

Understanding of the food 

circulation system

M±SD t/F M±SD t/F M±SD t/F M±SD t/F

Gender
Female 4.15±0.59

2.95**
3.95±0.66

0.41
3.35±0.89

1.76
3.53±0.71

2.07*
Male 3.92±0.66 3.91±0.72 3.15±0.86 3.33±0.85

Grade

1 grade 3.97±0.65

1.52**

3.87±0.68

0.43

3.14±0.86

1.82

3.45±0.85

0.43*
2 grade 4.12±0.63 3.98±0.67 3.38±0.88 3.39±0.90

3 grade 3.98±0.52 3.95±0.60 3.12±0.88 3.49±0.62

4 grade 4.17±0.66 3.97±0.77 3.42±0.92 3.55±0.83

Total (M±SD) 4.06±0.63 3.94±0.68 3.26±0.89 3.4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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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im & Ohk(2021), Hong & Kim(2022)의 연구는 지

속가능 소비행동에 관한 내용이지만 지속가능 소비행동 개

념에 친환경상품구매, 녹색실천 같은 지속가능 식생활 개념

이 포함되어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연구들도

지속가능 식생활에 포함된 환경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지속가능 식

생활, 기후변화 대응 식생활 같은 환경 개념이 포함된 식생

활은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성별의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사회적 책임 인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가 지속가능 식

생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지속가능 식생활(식품안전과 배려, 환경과 식생활 지식, 건

강한 식생활, 식품순환체계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

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공차한계

(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살

펴 본 결과, 모든 경우에서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 값이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 값이 3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에 문제가 없음을 파악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사회적 책임 인식(경제적 책임, 사회

환경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와 지속가능 식생활

(식품안전과 배려, 환경과 식생활 지식, 건강한 식생활, 식품

순환체계 이해)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나타났으며(p<0.001), 변수들의 상관관계의 절대 값

이 0.32에서 0.60 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

을 확인하였다.

지속가능 식생활(식품안전과 배려, 환경과 식생활 지식, 건

강한 식생활, 식품순환체계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

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식품안전과 배려는 사회적 책임 인식 변수인 경제적 책임과

사회 환경적 책임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F=77.63, p<0.001). 경제적 책임과 사회 환경적 책임이

높을수록 식품안전과 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6%

의 설명력을 지닌다. 식품안전과 배려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은 경제적 책임(=0.49, p<0.001), 사회 환경적 책임(=

0.29, p<0.001)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과 식생활 지식은 경제

적 책임, 사회 환경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가 유

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35.04, p<0.001).

경제적 책임과 사회 환경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

가 높을수록 환경과 식생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6%로 나타났다. 환경과 식생활 지식에 대한 상대

적 영향력은 경제적 책임(=0.42, p<0.001), 사회 환경적 책

임(=0.17, p<0.01), 기업의 사회적 책임(=0.13, p<0.05)

신뢰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awareness of social responsibility, trust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ustainable dietary

Food safety and 

consideration

Knowledge of the 

environment and 

dietary

Healthy dietary
Understanding of the 

food circulation system

Social responsibility awareness

Economic responsibility 0.55*** 0.56*** 0.37*** 0.32***

Social-environmental responsibility 0.60*** 0.46*** 0.57*** 0.58***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rust 0.43*** 0.39*** 0.37*** 0.40***

<Table 6> The relative influence of social responsibility awareness and trust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sustainable dietary

Food safety and 

consideration

Knowledge of the 

environment and 

dietary

Healthy dietary
Understanding of the 

food circulation system

B β B β B β B β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0.07 -0.06 -0.12 -0.09 -0.10 -0.05 -0.13 -0.09

Social responsibility awareness

Economic responsibility 0.43 0.49*** 0.40 0.42*** 0.04 0.03 -0.08 0.03

Social-environmental 

responsibility
0.23 0.29*** 0.16 0.17** 0.53 0.48*** 0.51 0.53***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rust 0.08 0.08 0.15 0.13* 0.19 0.13* 0.24 0.19**

(Constant) 01.32*** 01.10*** 00.69* 01.33***

F-value 77.63*** 35.04*** 31.01*** 35.05***

R2 00.56 00.37 00.34 00.37

Adjusted R2 00.56 00.36 00.3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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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식생활은 사회 환경적 책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31.01,

p<0.001). 경제적 책임과 사회 환경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가 높을수록 건강한 식생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상대

적 영향력은 사회 환경적 책임(=0.48, p<0.001), 기업의 사

회적 책임(=0.13, p<0.05) 신뢰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순환

체계 이해는 사회 환경적 책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

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31.01,

p<0.001). 경제적 책임과 사회 환경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가 높을수록 식품순환체계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식품순환체계 이해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사회 환경적 책임(=0.53, p<0.001),

기업의 사회적 책임(=0.19, p<0.05) 신뢰 순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 식생활(식품안전과 배려, 환경과 식생활 지식, 건

강한 식생활, 식품순환체계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

향력을 분석한 결과 사회 환경적 책임 인식이 공통적으로 영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경제적 책임 인식, 기업의 사회적 책

임 신뢰 변수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Hong & Kim

(2022)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경제적 책임, 사회

환경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 요인 모두 지속가능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

성이 있었다. 성별은 지속가능 식생활에 유의미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식생활에 사회적

책임 인식(경제적 책임, 사회 환경적 책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

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책임 인식은 경제적 책임 인식이

사회 환경적 책임 인식보다 높았고, 경제적 책임 인식은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사회 환경적 책임

인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

었다.

연구대상자의 지속가능 식생활 수준은 식품안전과 배려 점

수가 가장 높았고 환경과 식생활 지식, 식품순환체계 이해,

건강한 식생활 순이었다. 식품안전과 배려와 식품순환체계

이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지속가능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사

회 환경적 책임 인식은 대학생의 지속가능 식생활에 공통적

으로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책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

뢰 변수는 부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

까지 지속가능 식생활에 대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 교육 내

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특성 등에 따른 차이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특히 사회적 책임 인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가 지속가능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는 앞으로 지속가능 식생활에

대한 교육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지속가능 식생활 중 태도에 해당하는 식품안전과 배

려의 점수가 가장 높고 지식에 해당하는 환경과 식생활 지

식과 지속가능 식생활 지식도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행동에

해당하는 건강한 식생활 요인의 점수는 가장 낮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자인 대학생들의 태도와 지식은 높으나 이들이 행동으로 연

결되지 않고 있거나 행동의 필요성, 방법 등을 모르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학생들의 만성질환과 건강한 식단

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에 대응하는 실천방법에 대한 교

육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현재 식생활의 문제점, 이로 인한

만성질환의 위험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식

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 식생활 중 식품안전과 배려와 식품순환체

계 이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지속

가능 소비 행동, 기후변화 대응 식생활에 대한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지속가능 행동

은 성별에 의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가능 식

생활에 대한 교육 시 성별에 따른 세분된 교육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남성의 경우, 지속가능 식생활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교육이 태도와 행동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

단된다.

넷째, 연구결과 사회적 책임 인식은 지속가능 식생활에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사회 환경적 책임 요인은 지속가

능 식생활의 4가지 요인(식품안전과 배려, 환경과 식생활 지

식, 건강한 식생활, 식품순환체계 이해) 모두에 공통으로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학생들의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인

식,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제품 그리고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상품 구매에 대한 책임 인식이 높을수록 지속가능 식

생활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책임 인식은 지

속가능 식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가능 식생

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교

육이 필요하다.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 지역 농산물 구매, 채

식 실천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SNS를 통한 정보

공유에 익숙한 대학생을 위해 SNS를 통해 사회적 책임 실

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이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는 지속가능 식생활 요인

중 환경과 식생활 지식, 건강한 식생활, 식품순환체계 이해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지속가능 식생활

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를 높일 필요

가 있다. 기업의 ESG 경영활동(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

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의미)은 기업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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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Kim 2023), 지속가능 경영은 소비자 브랜드 애착,

소비자 지속가능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Choi 2020). 기업의

ESG 경영, 지속가능 경영 등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

행하면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 상승에 도움이 될 것

이다. 예를 들어 풀무원 기업의 경우 ESG 경영을 하고 있으

며 풀무원 재단을 설립하고 바른 먹거리 캠페인 등의 사회

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 활동을 실천하고 지속가능식품 체

계를 구축하여 성공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앞으로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소비자들도 올바른 경영을 하는 기업의

상품을 선택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요구하

는 행동을 하면 기업 경영이 바뀌고 이는 사회적 책임 신뢰

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지

속가능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사회적 책임 인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 변수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지속가능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보다 더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가능 식생활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생의 사회적 책임 인식 변수가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MZ세대

의 책임 인식은 윤리적 소비나 친환경 소비 행동으로 나타

난다고 하였다(Kim & Ohk 2021). 따라서 앞으로 윤리적

소비와 친환경 소비가 지속가능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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