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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 식생활 정보시스템인 ECOFoodLife를 모바일 웹사이트로 구현하고 사용성 평가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부가적으로 사용성 평가과정 중 정보의 시각화 변수를 투입하
여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40대 남녀 36명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하였으며, 28일 동안 모바
일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침, 점심, 저녁의 식단을 입력하는 task만을 부여하였다. 사용성 평가의 결과, 참여자의 1일 
평균 섭취 에너지양과 탄소배출량은 참여자의 평균 목표보다 낮았으며, 평균 친환경 지수는 2.05g CO2 e/kcal로 기존
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또한 세 가지 시각화 변수를 제공하고 전후의 친환경 지수를 비교한 결과, 2.11에서 2.00으로
낮아져 친환경 식생활로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식품 DB의 부족으로 사용 편의성과 활용도에 
문제가 있으며, 식품의 명칭도 유사한 음식명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약 67%의 참여자
가 본 시스템을 유용한 정보시스템이라고 평가하였고, 가장 선호하는 기능은 개인의 목표와 결과(수치와 그래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디자인 분야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온실가스, 식품, 정보시스템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융합연구를 진행했다는 점과 기존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 달리 실제 정보시스템을 구현하여 
사용성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lement ECOFoodLife, a pro-environmental dietary 
information system, as a mobile website and check the availability of the information system through 
usability evaluation. In addition, during the usability evaluation, visualization variables of information 
were inputted to confirm changes to the system before and after the input. In particular, the usability
evaluation was conducted on 36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40s, and tasks were given to access
the mobile website for 28 days to input breakfast, lunch, and dinner menus. The usability evaluation 
showed that the average daily intake energy amount and carbon emission of participants were lower 
than the corresponding average goal of participants, and the average eco-friendly index was 2.05g CO2
e/kcal, which was similar to the one in the previous study. In addition, as a result of providing three 
visualization variables and comparing the eco-friendly index before and after the provi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index lowered from 2.11 to 2.00 and changed the diet to an eco-friendly diet. 
Further, there was an opinion that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ease of use and utilization of the 
information system due to the lack of a food database and that the name of the food needed to be 
supplemented so that similar food names could be searched. In essence, about 67% of participants rated
the information system as useful, and the most preferred function of the system was providing 
information on individual goals and results (in the form of figures and graphs). Finall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ducted convergence research that required expertise in various fields of 
greenhouse gas, food, and information system, which is difficult to conduct in the design field, and 
conducted usability evaluation on the implemented actual information system, unlike research centered
on existing surv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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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고,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위
한 3대 정책에 ‘탄소중립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포함하였다[1]. 2021년 10월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
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2030 NDC 상향안’
을 심의, 의결하여[2]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온실가스 40%의 부문별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전
환(44.4%), 산업(14.5%), 수송(37.8%), 농축수산(27.1%), 
폐기물(46.5%)의 감축률이다. 농축수산 분야의 감축률 
27.1%는 얼핏 보면 낮아 보이지만, 이 분야가 모두의 먹
거리를 책임진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현장 
농축산어민들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유통, 소비, 식단의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3].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 일반 시민의 식생활을 
개선하여 적정한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실
가스 감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일반 시민의 친환경 식생활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현하여 사용성 평가를 통해 
그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친환경 식생활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메뉴를 연구하여 모바일용 반응형 웹사이트로 구현하
고,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성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최종 친환경 식생활 정보시스템 모델을 
제안하였다.

2. 정보시스템의 기획 및 구현

2.1 정보시스템의 기획 및 디자인
먼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가지 가설을 설정한 

후 정보시스템의 메뉴 구조를 작성하였다.
가설 1. 정보시스템을 사용한 한국의 20~40대 일반 

시민의 4주간 식단은 수기로 계산한 친환경 
지수와 유사할 것이다.

가설 2. 정보시스템의 사용성 평가과정에서 독립변수
(정보의 시각화)가 제공된 후 친환경 식생활
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다음 Fig. 1은 친환경 식생활 정보시스템의 메뉴 구조
이다. 주요 메뉴는 홈, 식단입력, 식품정보, 입력가이드
의 4가지이며,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자의 목표
(1일 적정 에너지양과 탄소배출량)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수집한다. 

Fig. 1. Menu Structure of Pro-environmental Dietary 
Information System

Fig. 2는 친환경 식생활 정보시스템의 메뉴를 친환경
행동 유도 고려 요소와 제공 정보를 매치한 것이다. 적용
된 고려 요소는 아이콘, 정보 재배치, 타인과 비교, 상호
작용, 색상 표현, 결과, 자신의 변화 비교, 숫자 텍스트, 
그래프, 행동 가이드의 10가지이다. 10개의 고려 요소는 
메뉴의 기능 및 제공 정보에 해당하는 항목과 매치하였
고 기능별로 고려 요소는 중복이 되지만, 제공되는 정보
는 중복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메뉴는 회원가
입과 식단입력이며, 식단을 입력한 날의 결과는 즉시 확
인이 가능하다. 또한 홈, 식품정보, 입력가이드의 세 메
뉴는 특별히 사용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이다. 
홈 화면에서는 식단입력 결과 중 친환경 지수에 따른 월
간 현황을 달력에 표시해주고, 누적된 친환경 지수를 바
탕으로 다른 참여자들 사이의 백분위를 알려준다. 식품
정보에서는 304개의 식품 및 식재료에 대한 100g 기준
의 탄소배출량과 에너지양 정보를 제공한다. 

Fig. 3은 정보시스템의 홈 화면의 디자인이다. 상단에 
사용자의 1일 적정 에너지양과 1일 적정 탄소배출량 목
표를 자동으로 설정해주고, 두 번째에 사용자 간의 비교
를 통한 백분위를, 세 번째에 달력의 해당일에 친환경 지
수 현황을 제공해주는 구성으로 디자인하였다. 이때의 1
일 적정 에너지양은 다음 Eq. (1)과 같고[4], 1일 적정 탄
소배출량은 Eq.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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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tching of Menus, Consideration Factors, and Information provided by Pro-environmental Dietary 
Information System

일적정에너지양
 자신의키××활동지수 (1)

일적정탄소배출량 
일적정에너지양×친환경지수(2)

Eq. (2)에서 적용한 친환경 지수는 Table 1의 5개 친
환경 지수 중 네 번째 2.2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실
제로 한국의 20~40대 30명을 대상으로 1일 식단을 조
사하여 섭취 에너지 기준으로 도출한 평균 친환경 지수
이고, 사용자에게 도덕적 압박감을 덜 주기 위한 것이었다.

No. ECO Index
(g CO2 e/kcal) Source

1 1.9 Chai(2019)’s Vegetarian & Semi 
Vegetarian[5]

2 1.2 Seol(2016)’s a Standard Diet[6]

3 2.5 Seol(2016)’s Average of 6 Scenario Diet[6]

4 2.2 Average of 30 survey diets based on 
energy intake[4]

5 2.0 Average of 30 survey diets based on 
appropriate energy standards[4]

Table 1. ECO Index to Considerable[4-6]



친환경 식생활 정보시스템 사용성 평가

551

Fig. 3. Home of Information System

Fig. 4~5는 정보시스템의 식단입력 화면의 디자인이
다. Fig. 4와 같이 식단을 입력할 때는 아침, 점심, 저녁
으로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하였다. 섭취한 식품명을 검
색하고, 섭취량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에너지양과 탄소배
출량이 즉시 계산되도록 하였다. Fig. 5는 식단을 1개라
도 입력하면, 즉시 오늘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친환경 지
수, 에너지양, 탄소배출량을 수치, 막대그래프, 색상으로 
표현해준다.

여기서 친환경 지수는 Eq. (3)과 같으며, 2.2 미만은 
초록색, 2.2~2.5는 주황색, 2.6 이상은 빨간색 숫자로 
제공해준다.

친환경지수
탄소배출량÷일적정에너지양 (3)

Fig. 6은 304개 식품의 100g 기준의 에너지양과 탄
소배출량 DB를 볼 수 있는 화면이다. 이 304개 식품 및 
식자재 DB는 Fig. 4의 식단입력 시 검색이 가능한 DB이
기도 하다.

Fig. 4. Input Diet of Information System 1

Fig. 5. Input Diet of Information Syste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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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ood DB of Information System

Fig. 7. Guide of Information System

Fig. 7은 입력가이드 화면이다. 식단입력 시 섭취량을 
추측하기 어려울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
였다.

2.2 ECOFoodLife 시스템의 구현
앞에서 기획한 정보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Fig. 8과 같이 구성도를 작성하였다. 시스템 구현은 연구 
목적의 실시간 테스트를 위한 것이며, 실제 불특정 다수
를 위한 서비스용은 아니다.

Fig. 8. Structure Chart of Information System

Fig. 9는 친환경 식생활 정보시스템의 Use Case 
Diagram이다. 다이어그램의 작성을 통해 정보의 흐름
을 파악하였으며, 일별 친환경 지수 현황은 목표치(사용
자 적정 에너지양 & 탄소배출량)와 발생량(일별 에너지
양 & 탄소배출량)의 정보에 의해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별 친환경 지수 현황은 참여자 간의 백분율 
계산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 Use Case Diagram of ECOFoodLife

ECOFoodLife 시스템은 반응형 웹 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PC와 모바일 기기에서 이미지 등이 손상되지 않
도록 9:16의 1080×1920 pixel 해상도를 적용하여 구
현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PC, 노트북, 스마트폰,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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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시
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러나 친환경 식생활 정보시스
템 기획 시 스마트폰의 세로 화면을 기본으로 디자인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세로 형태의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하
여 구현하였다.

3. 사용성 평가 및 결과

3.1 사용성 평가 진행
사용성 평가는 예비 평가(알파테스트)와 본 사용성 평

가(클로즈드 베타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예비 사용성 평
가의 경우, 본 연구자와 시스템 개발자가 2022년 3월 약 
1개월간 진행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였다. 또한 
시각화 독립변수 세 가지를 결정하고, 본 평가의 어느 시
점부터 제공할 것인지도 설정하였다. 예비 평가에서 발
견한 문제점은 식단입력 시 저장 후에도 삭제 및 수정 기
능이 필요하다는 점, 식품정보 탭에서 304개의 식품 DB 
제공 시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 지나간 날짜의 식단
입력뿐만 아니라 식단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미래의 날
짜에도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
다.

본 평가의 기간 중 중간시점에 제공할 독립변수 세 가
지는 다음 Table 2와 같다.

No. Screen Visualization Image

1 Diet Input: 
Results Graph

2 Home: ECO 
Index Status

5
Home: Compare 

with Others 
Messages

Table 2. Three Variables

본 사용성 평가는 실제 일반 성인 사용자들이 연구용
으로 구현한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개선점)과 
효용성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본 평가의 부
가적인 목적은 본 시스템이 사용자들의 식단을 친환경적
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
나 평가 결과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 참여 패널에
게는 식단입력 사용성 평가라고만 알리고, 친환경 식생
활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은 채 평
가를 진행하였다.

본 사용성 평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리서치 기관을 통해 일부 패널을 모집하여 
진행한 평가이므로 일종의 클로즈드 베타테스트(Closed 
Beta Test)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과정에서 발
생하는 시스템적 문제나 사용 방법의 문의 등에 대응하
면서 일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스템의 변수까지 모
두 공개된 후에는 평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본 사용성 평가의 기간은 2022년 4월 11일(월) ~ 5월 
8일(일)이었으며, 28일(4주) 동안 진행하였다. 이 평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실험을 통해 습관을 익히는
데 66일이 걸린다는 선행연구 결과[7]에는 미치지 못한
다. 그러나 30명 이상의 사용자가 1일 식단(아침, 점심, 
저녁)을 28일 동안 입력할 경우, 총 840회 이상의 테스
트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변화는 확
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패널은 리서치 전문기관을 
통하여 모집하였다. 28일 동안 참여를 지속하지 못하는 
참여자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여, 20대 남녀 20명, 30대 
남녀 20명, 40대 남녀 20명의 총 60명을 모집하였다. 그
러나 실제로 시스템(ecofoodlife.kr)에 회원가입을 하여 
꾸준히 식단을 입력한 사용자는 36명이었다. 36명의 참
여자 중 20대는 9명, 30대는 11명, 40대는 16명으로 
40대의 참여율이 44%로 가능 높았다. 각 연령층의 남녀
비율은 맞추지 못했으며, 36명 중 남성 13명(36%), 여성 
23명(64%)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성별과 연령
층을 제외한 직업, 학력, 수입, 결혼상태, 가족 수, 지역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
의 목적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성장기 청소년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확인
하기 위해 연령층을 제한하였다.

3.2 사용성 평가 결과분석
사용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참여자별로 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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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에너지양과 탄소배출량, 그리고 친환경 지수이다. 
또한 36명 참여자의 결과를 대상으로 평균치를 도출하여 
일별 섭취 에너지양, 탄소배출량, 친환경 지수를 도출하
여 표와 그래프로 정리하였다. 또한 독립변수가 모두 제
공된 14일째 날짜(4월 24일)를 기준으로 전후의 2주간
씩의 평균 섭취 에너지양과 평균 탄소배출량도 계산하였
다. 단, 일별 평균 친환경 지수는 해당일의 평균 탄소배
출량을 1일 평균 적정 에너지양(36명 참여자의 평균 목
표치)으로 나눈 값이다. Table 3은 36명 참여자의 28일
간의 식단에 대한 일별 평균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Date

Average 
appropriate 
amount of 
energy per 

day(A)

1,832kcal/d

Average 
appropriate 
daily carbon 

emissions

4,031g CO2 
e/d

Date(day)

Average 
amount of 

energy 
consumed

Average 
carbon 

emissions
(B)

Average 
ECO Index

(B/A)

1 4/11(MON) 2,296 2,938 1.6
2 4/12(TUE) 1,631 3,329 1.8
3 4/13(WED) 1,936 3,463 1.9
4 4/14(THU) 1,780 3,786 2.1
5 4/15(FRI) 1,736 3,236 1.8
6 4/16(SAT) 2,078 4,142 2.3
7 4/17(SUN) 1,776 3,500 1.9
8 4/18(MON) 1,645 3,532 1.9
9 4/19(TUE) 1,668 3,452 1.9
10 4/20(WED) 1,713 5,225 2.9
11 4/21(THU) 1,594 3,600 2.0
12 4/22((FRI) 1,805 3,270 1.8
13 4/23(SAT) 1,782 5,049 2.8
14 4/24(SUN) 1,975 5,175 2.8

Sub total 1,815 3,836 2.11
15 4/25(MON) 1,846 3,477 1.9
16 4/26(TUE) 1,857 2,857 1.6
17 4/27(WED) 1,667 3,152 1.7
18 4/28(THU) 1,563 4,317 2.4
19 4/29(FRI) 1,900 3,255 1.9
20 4/30(SAT) 1,711 4,060 2.2
21 5/1(SUN) 1,567 3,297 1.8
22 5/2(MON) 1,608 3,894 2.1
23 5/3(TUE) 1,600 2,856 1.6
24 5/4(WED) 1,565 3,671 2.0
25 5/5(THU) 1,648 4,177 2.3
26 5/6((FRI) 1,503 3,886 2.1
27 5/7(SAT) 1,583 4,601 2.5
28 5/8(SUN) 1,678 3,457 1.9

Sub total 1,664 3,640 2.00
Average 1,740 3,738 2.05

Table 3. Results for 28 days of 36 participants

36명의 사용성 평가 참여자들의 28일간의 하루 평균 
섭취 에너지양은 1,740kcal로 목표치인 적정 에너지양
(1,832kcal/일)의 약 95%를 섭취하였으며, 적정 에너지
양보다 5%를 적게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8일 중 
평균 적정 에너지보다 더 섭취한 날은 7일에 불과하다.

또한 하루 평균 탄소배출량은 3,738g CO2 e로 목표
치인 적정 탄소배출량 4,031g CO2 e/일 대비 약 92.7%
의 탄소(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적정 탄소배출량보다 약 
7.3%를 덜 배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8일 중 적정 탄
소배출량보다 더 많이 배출한 날은 8일이며, 8일 중 6일
은 공휴일이나 주말에 해당하는 날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4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단순
히 20~40대 30명의 하루 식단을 조사하여 계산한 에너
지양 및 탄소배출량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수치
이다. 또한 Chai(2019)의 채식주의자 및 준 채식주의자
의 에너지양과 탄소배출량과 비교해보면, 섭취한 에너지
양에서는 약 13%가 더 적다. 탄소배출량에서는 약 2% 
적게 배출되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ype
Average daily 

intake of energy
(kcal)

Average daily 
carbon emissions

(g CO2 e)

Average of 30 people in 
their 20s to 40s per 

day(2021)
1,656 3,679

Vegetarian and 
quasi-vegetarian in the 

Chai (2019) study
2,000 3,810

The results of the 28-day 
usability evaluation of 36 

people in their 20s and 40s 
in this study

1,740 3,738

Table 4. Comparison of Average Energy Amount and 
Carbon Emissions Per Day in Three Studies

Fig. 10의 그래프는 36명 참여자의 28일간 평균 섭취 
에너지양과 평균 탄소배출량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분석 결과에서 요인을 평균 섭취 에너지양으로 설정
하고, 종속변수를 평균 탄소배출량으로 설정하여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원분류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섭취 에너지양과 탄소배출량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평균 섭취 에너지양과 평균 탄소배출량 
간의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탄소배출량은 식품의 섭취량이나 에
너지양보다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친환경 식생활 정보시스템 사용성 평가

555

Fig. 11은 36명 참여자의 28일간 평균 친환경 지수의 
변화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평균 친환
경 지수는 Fig. 9의 평균 탄소배출량의 추이와 유사하다.

가설 1은 구현한 친환경 식생활 정보시스템이 연구자
가 직접 계산한 결과(평균 에너지양, 평균 탄소배출량, 
평균 친환경 지수)와 유사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
다. 대표적으로 앞의 Table 3과 Fig. 11에 의한 평균 친
환경 지수를 보면, 36명 참여자의 28일간 하루 평균 친
환경 지수는 2.05 g CO2 e/kcal로 분석되었다. 가설 1
에서 설정한 “하루 식단을 수기로 계산한 결과”는 섭취 
에너지양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2.22g CO2 e/kcal
였으며, 적정 에너지양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2.04g 
CO2 e/kcal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보시스템과 같은 
계산 방법으로 도출된 친환경 지수는 2.04g CO2 e/kcal
이다. 28일 동안 36명의 식단에 의해 도출된 평균 친환
경 지수가 2.05 g CO2 e/kcal이므로 수기로 계산한 결
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검증되어 
채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20~40대의 
일반 한국인의 식단에 의한 평균 친환경 지수는 이와 유
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본 연구자는 본 사용성 평가 기간 중 가설 2를 검증하
기 위해 시각화 정보 요소 3가지를 노출하였다. 첫째, 식
단입력 화면에서 오늘의 결과를 구간별 색상을 달리한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은 10일째에 노출하였다. 두 번째, 
홈 화면의 달력 날짜에 친환경 지수 현황을 날짜의 동그
라미 바탕색으로 보여주는 것은 14일째에 제공하였다. 
셋째, 홈 화면에서 사용자의 평균 친환경 지수와 참여자 
간 백분율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도 14일째에 제공하였
다. Fig. 10의 친환경 지수 변화추이 그래프에 의하면, 
10일째(4월 20일)와 14일째(4월 24일)는 친환경 지수가 
매우 높았던 날이었다. 다음날의 친환경 지수는 바로 낮
아졌으나 지속되지는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시각화 변수를 공개한 4월 24일을 기준으로 전
후 2주씩의 평균 친환경 지수, 평균 섭취 에너지양, 평균 
탄소배출량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ype 4/11~4/24
(14 days)

4/25~5/8
(14 days)

Average ECO Index 2.11 
(g CO2 e/kcal)

2.00 
(g CO2 e/kcal)

Average of intake Energy 
Amount

1,815
kcal/d

1,664
kcal/d

Average Carbon Emissions 3,836
g CO2 e/d

3,640
g CO2 e/d

Table 5. Comparison of ECO Indexes Before and 
After Exposure to Variables

시각화 변수가 제공되기 전인 2주간(4월 11일~4월 
24일)의 친환경 지수는 2.11인 반면, 시각화 변수가 제
공된 후 2주간(4월 25일~5월 8일)의 친환경 지수는 
2.00으로 식생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친환경 지
수가 약 5.2% 낮아졌다는 것은 탄소배출량이 낮아진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시각화 변수 제공 전후의 하루평균 섭
취 에너지양과 탄소배출량은 각각 9.3%와 5.1%가 낮아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각화 변수 제공 후 친환경 식생활 정보시스
템의 사용성 평가 참여자의 식생활은 친환경적으로 변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설 2는 검증되어 채택되었다.

3.3 사용성 평가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자는 본 사용성 평가의 기간 중 사용자들의 시

스템적 오류와 정보시스템의 사용 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응하면서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베타테스트의 시작 2~3일 동안에는 시스템의 오류를 접
수하여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안내하였다.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1:1 인터뷰를 진행하기 어려워서 모든 기능 및 
정보를 제공한 3일 후에 15일 이상 시스템을 사용한 참
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
문에 참여한 35명 중 남성 참여자의 비율은 31%이고, 
여성 참여자의 비율은 69%를 차지하였다. 이 중 40대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전체의 31%로 가장 높았으며, 다
음이 23%를 차지하는 30대 여성 참여자였다. 설문 참여
자의 성별 및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인
구통계학적 특성에 의한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

설문지의 구성 문항은 총 6개이며, 5개 문항은 객관식
이고 마지막 1개 문항은 자유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약 
85.7%의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식단을 입력할 때 식품의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여 입력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
로 확인되었다.

본 정보시스템의 제공기능 중 가장 좋았던 기능은 1일 
식단의 결과를 수치와 그래프로 함께 보여준 기능에 대
한 선호도가 약 43%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사용자 자신
의 1일 적정 에너지양과 탄소배출량을 자동으로 제공하
여 목표치를 제시한 기능을 20%의 사용자가 선호하였
다. 친환경 지수를 제공한 2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각각 
14.3%의 선호도를 보였다. 홈 화면의 평균 친환경 지수
와 백분율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은 2.9%로 선호도가 가
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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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average amount of energy consumed and carbon emissions of participants during the 28 days

Fig. 11. Average eco-index trend graph for participants over 28 days

식단을 입력하기 위해 음식의 명칭을 검색할 때 명칭
이 적합하였는지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현 상태의 명칭
에 문제가 있으며 식품의 명칭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
견이 약 92%였다. 식단의 입력을 위해 식품을 검색할 때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는 식품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같
은 에너지양과 탄소배출량을 부여하더라도 다양한 검색
이 가능하도록 명칭을 세분화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자는 친환경 식생활 정보시스템이 테스트 참여
자에게 어떤 감정으로 느끼게 했는지에 대해 설문 조사
한 결과, 약 67%의 참여자가 좋은 정보시스템이라는 긍

정적인 감정을 받았으며, 약 6%의 참여자는 매우 부정적
인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또한 약 29%의 
사용자에게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느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타테스트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친환경 식생활 
정보시스템을 제공할 경우, 현재의 참여자 중 어느 정도
의 사용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한 설문의 결과, 약 69%의 
참여자가 향후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사용할 의사가 없는 참여자는 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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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 Proposal for Pro-environmental Dietary Information System

3.4 친환경 식생활 정보시스템 모델 제안
친환경 식생활 정보시스템(ECOFoodLife)의 사용성 

평가 결과와 참여자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최종 시스템 모델에 반영하였다.

첫째, 식품 데이터베이스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둘째, 
식단입력 시 사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식품의 명칭 분류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친환경 식생활 정보시스
템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구현화면에서의 그래픽유저인터
페이스(GUI)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영양학적 측면
을 고려하여 사용자별 적정 에너지양과 탄소배출량을 반
영한 추천 식단 제공과 입력가이드를 보완하여 친환경행
동가이드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3가지 논의사항과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친환경 식생활 정보시스템은 사용자의 신체 특
성과 활동 정도를 고려한 1일 적정 에너지양과 1일 적정 
탄소배출량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식품 섭취의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친환경 식생
활 유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보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친환
경 식생활로의 변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친환경 식생활 정보시스템 모델의 효과를 높이
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구축 및 업데이트 시
스템을 별도 구축하여 정보시스템의 식품 DB와 연결하
고,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메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두 가지로 귀결된다. 디자인 분야의 
연구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온실가스, 식품, 정보시
스템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융합연구를 시
도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 이전
의 연구들과는 달리 친환경 식생활 정보시스템을 구현하
여 20~40대 36명의 참여자가 28일 동안 실제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한 것이다. 구축한 식품 정보 데이터베이스
와 제안한 친환경 식생활 정보시스템 모델이 일반 국민
의 친환경 식생활로의 변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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