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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중등 직업교육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왔다 그러. 

나 차 산업사회를 맞이하면서 산업사회 개편에 4

따른 직업교육의 변화 요구가 거세지고 (Kim, 

학생과 학부모 집단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2017), 

선호도 감소 취업률 감소 신입생 미충원율 증가 , ,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Kim, 2022). 

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는 취업2023

률 진학률 로 나타났으며 최근 취업55.7%, 47% , 

률은 감소하고 진학률을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낸

다 식품 조리 교과군 학생은 취업률은 진. · 28%, 

학률은 약 로 특성화고등학교 평균과 비교49% 　

하여도 낮은 수치를 보였다(Education Statistics 

특히 의 경우 식품 조리와 관Service, 2023). 23% ·

식품 조리 교과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인식하는 ·
미래 식품 조리업에 대한 이미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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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어떠한 진로를 계획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식품 조리 교과군의 학생들이 미래의 ·

식품 조리 산업을 어떤 이미지로 인식하는지 알·

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 

로써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정책 수립의 밑바탕

이 될 것이다 특히 타 직업군에서의 자신의 미. 

래 직업에 대한 선행연구들(Lee et al., 2024; Ha 

and Yoo, 2017; Lee and Kim ,2016; Kim ans Lee, 

에 비해 식품 조리 교과군에 대한 연구는 2010) ·

미약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직업교육의 전문화와 세분

화가 강조되고 있어 이러한 이미지를 성별 소재, , 

지 학년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또, . 

한 이러한 세부적인 연구는 향후 식품 조리 교과·

군 교육과정 운영 방안 진로 프로그램 개발과 , 

관련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식품 조리 교과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1. ·

인식하는 미래 식품 조리업에 대한 이미지는 어·

떠한가? 

식품 조리 교과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2. ·

인식하는 미래 식품 조리업에 대한 이미지는 성·

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식품 조리 교과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3. ·

인식하는 미래 식품 조리업에 대한 이미지는 소·

재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식품 조리 교과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4. ·

인식하는 미래 식품 조리업에 대한 이미지는 학·

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이론적 배경. Ⅱ

식품 조리 교과군1. ·

중등 직업교육과정은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 , 

보 수산 해운 가사 실업의 개 계열로 구분하여 , · , · 5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사회 변화(Kim, 2022). 

와 직업 분류 체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5 NCS 

교육과정에서 교과군에 따라 인력 양성 유형을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와 관련한 교과군은 음식, 

조리와 식품가공 교과군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식품 조리 (Kim, 2017). 2022 ·

교과군으로 통합되었으며 이는 음식조리 교과군, 

으로의 학과 개편 수요 증가 음식조(Ahn, 2020), 

리와 식품가공 교과군 학생 수 증가(Byun et al., 

관련 산업의 인력 양성 요구 등을 종합적2023), 

으로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년 식품 조리 교과군 졸업생  2023 ·

명 중 취업자 명 대학 진학자 21,140 6,006 , 10,346

명 그 외 명은 취업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것, 4,139

으로 나타나 식품 조리 교과군의 취업률이 진학, ·

률에 비해 낮고 는 졸업 이후 직업 경로 선, 20%

택 결과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Education 

이는 학생 선호도가 증가Statistics Service, 2023). 

하여도 식품 조리업의 취업률 향상으로 연결되지 ･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품 조리 교과군 . ,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취업보다 대학 진학을 선

택하는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으며 식품 조리, ·

업에 대한 인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식품 조리 분야는 우리나라 고유의 식문화를 ･

형성하여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

고 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 GDP 20% 

다 따라서 식품 조리 (Ministry of Education, 2022). ･

교과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식

품 조리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지 분석2. 

이미지 분석의 기원은 미국의 심리학자 

의 의미분별법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Osgood . 

이는 같은 차원상의 의미가 반대인 어휘를 구성

된 여러 쌍의 집단을 통해 특정 대상물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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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하는 의미해석론적 방법이다(Kim, 2007). 

은 상호 반대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Osgood(1957)

군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정 주제에 대해 

노출하고 이를 리커드형 척도에 기술하도록 하

여 개인이나 집단의 함축의 표현을 연구하였다, . 

따라서 이미지 분석은 일반적인 설문 조사를 통

한 연구와 다르게 형용사 군을 통한 직관적인 측

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장 독해력이 낮은 학생

들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wang et al, 2022)

이미지 분석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의 . Kim and Kim(2013)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중학생의 인

식을 연구하였다 중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받은 . 

학생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

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연구 당시 수준, 20% 

의 중학생들이 경험한 진로교육의 확대를 주장하

였다 는 공업계열 고등학생을 . Kim and Lee(2010)

대상으로 공학 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이‘ ’ . 

를 통해 공학 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긍정‘ ’

적 이미지와 함께 어렵고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Hwang 

은 부산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미et al.(2022)

지 분석을 실시하여 중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 , 

진학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특히 연구를 통. 

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긍정적 이미지가 높다

고 주장하였다 는 수산 해운계 마. Lee et al.(2024) ·

이스터고인 해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이

미지 분석을 통해 수산 해운업에 대한 이미지가 ·

학교의 소재지 전공 학년 및 가족의 수산 해운, , ·

업 종사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식품 조리업에 대한 이미지 분석 연구는 외식 ·

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타 셰프에 대한 

이미지와 조리사에 대한 직업관 형성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과 스타 Kang(2018)

셰프의 소셜미디어 방송 출연에 대한 조리사의 

주관적 인식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Kim and 

하지만 식품 조리업에 대한 이미지 Chung, 2017). ·

분석 연구는 의미분별법에서 기원된 형용사군을 

통한 측정이 아닌 일반적인 설문을 통해 연구된 

것이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업계열 수산 해운. , ·

계열 등에서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의미분별법에 

따른 이미지분석을 식품 조리 교과군에서 수행해·

보고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 

연구 방법. Ⅲ

연구 방법1. 

가 조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인천 부산 울산 경남 소재, , , 

의 식품 조리 교과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

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년 월 일부터 일. 2024 5 2 2

간 총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 중 불성200 . 

실 및 누락 문항이 있는 부를 제외하고 부16 184

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자의 일반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able 

과 같다1> .

나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식품 조리 교과군 특성화고등학·

교 학생이 인식하는 미래 식품 조리산업에 대한 ·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 Kim and Kim(2013)

개발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 Osgood et 

이 제시한 개의 형용사 군과 선행 연al.(1957) 50

구에서의 개의 형용사 군을 바탕으로 내용타당21

도 를 구하였다 전문(CVR: Content Validity Ratio) . 

가 집단이 명일 때의 내용타당도 기준값인 10

를 만족하는 개의 형용사 군을 최종 선정0.62 11

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인 값은 Cronbach’s ɑ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개 형용.827 . 11

사군을 식품 조리 교과군 교사 명 교육학 박사 · 3 , 

명을 통해 본 연구대상에게 적합한지 추가 검증2

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된 . 

형용사 군은 와 같다<Table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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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Boy 86 46.7
Girl 98 53.3

Location

Incheon 46 25.0
Busan 54 29.3
Ulsan 61 33.2

Gyeongsangnam-do 23 12.5

School year
1st grade 42 22.8
2nd grade 43 23.4
3rd grade 99 53.8

<Table 1> General background of study subjects

Weak - Strong Passive - Active Dishonest - Honest

Worthless - Valuable Useless - Useful Unprofessional - Professional 

Simple - Complicate Easy - Difficult Dangerous - Safe

Boring - Interesting Conservative - Progressive  

<Table 2> Image adjective group for fisheries and shipping industry

연구 결과. Ⅳ

미래 식품 조리업에 대한 이미지분석1. ·

식품 조리 교과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미래 ·

식품 조리업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 , 

평균은 으로 보통 중간 의 인식을 나타내었3.710 ( )

다 식품 조리 교과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 ·

미래 식품 조리업에 대한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의 중간 정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미래 식품 조리업에 대한 상위의 긍, ·

정적 이미지로는 쓸모있는 가치있는 전문적인이, , 

고 미래 식품 조리업에 대한 상위의 부정적 이미, ·

지는 위험한 간단한 쉬운이다 식품 조리 교과군 , , .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미래 식품 조리업에 대한 ·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는 과 같다<Table 3> .

Division N M SD skewness kurtosis

weak - strong 184 3.60 .80 -.27 -.04
passive - active 184 3.40 .65 -.18 1.16
dishonest - honest 184 3.77 .88 -.26 -.64
worthless - valuable 184 4.14 .77 -.76 .83
useless - useful 184 4.16 .75 -.44 -.62
unprofessional - professional 184 4.06 .87 -.81 .55
simple - complicate 184 3.45 .98 -.14 -.18
easy - difficult 184 3.51 .93 -.33 .22
dangerous - safe 184 3.16 1.09 .07 -.74
boring - interesting 184 3.90 .84 -.54 .41
conservative - progressive 184 3.61 .92 -.25 -.17

Total 184 3.71 .86 -.36 .07

<Table 3> Image of the future food and cook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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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미래 식품 조리업의 이미2. ·
지 차이

성별에 따른 식품 조리업의 이미지 차이를 보·

면 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3 . 

학생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강한 흥미있는 이‘ ’, ‘ ’

며 여학생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복잡한 으로 , ‘ ’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는 . 

과 같다<Table 4> .

Division Gender N M SD t

weak - strong
Boy 86 3.74 .75

2.24*
Girl 98 3.48 .84

passive - active
Boy 86 3.43 .67

.44
Girl 98 3.38 .63

dishonest - honest
Boy 86 3.86 .92

1.28
Girl 98 3.69 .84

worthless - valuable
Boy 86 4.17 .79

.45
Girl 98 4.12 .74

useless - useful
Boy 86 4.10 .79

-1.07
Girl 98 4.22 .71

unprofessional - professional 
Boy 86 3.95 .91

1.62
Girl 98 4.16 .83

simple - complicate
Boy 86 3.19 1.07

-3.36**
Girl 98 3.67 .84

easy - difficult
Boy 86 3.41 .96

-1.25
Girl 98 3.59 .90

dangerous - safe
Boy 86 3.16 1.11

-.00
Girl 98 3.16 1.08

boring - interesting
Boy 86 4.07 .64

2.49*
Girl 98 3.76 .96

conservative - progressive
Boy 86 3.55 .91

-.77
Girl 98 3.66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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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Differences in the image of food and cooking industries by gender

소재지에 따른 미래 식품 조리업의 이3. ·
미지 차이

소재지에 따른 미래 식품 조리업의 이미지 차·

이에서는 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3

다 이는 구체적으로 강한 에서 인천이 부산보다 . ‘ ’

높게 나타났다 능동적인 에서 부산이 경남보다 . ‘ ’

높게 나타났다 재미있는 에서 인천이 부산보다 . ‘ ’

높게 나타났다 소재지에 따른 이미지를 분석한 . 

결과는 과 같다<Table 5> .



ㆍ

- 1030 -

Division Location N M SD F Scheffe

weak - strong

Incheon1) 46 3.91 .66

5.91** 1>2
Busan2) 54 3.29 .81
Ulsan3) 61 3.55 .84
Gyeongnam4) 23 3.82 .71

passive - active

Incheon1) 46 3.28 .77

3.57* 2>4
Busan2) 54 3.59 .56
Ulsan3) 61 3.44 .64
Gyeongnam4) 23 3.13 .45

dishonest - honest

Incheon1) 46 3.78 .81

.26
Busan2) 54 3.72 .91
Ulsan3) 61 3.75 .92
Gyeongnam4) 23 3.91 .84

worthless - valuable

Incheon1) 46 4.21 .66

.68
Busan2) 54 4.07 .88
Ulsan3) 61 4.09 .81
Gyeongnam4) 23 4.30 .55

useless - useful

Incheon1) 46 4.13 .68

.49
Busan2) 54 4.14 .85
Ulsan3) 61 4.14 .77
Gyeongnam4) 23 4.34 .57

unprofessional - 

professional  

Incheon1) 46 3.93 .80

1.16
Busan2) 54 4.03 1.06
Ulsan3) 61 4.08 .84
Gyeongnam4) 23 4.34 .57

simple - complicate

Incheon1) 46 3.37 .95

.42
Busan2) 54 3.50 1.02
Ulsan3) 61 3.52 .97
Gyeongnam4) 23 3.30 1.01

easy - difficult

Incheon1) 46 3.39 .88

.86
Busan2) 54 3.61 .83
Ulsan3) 61 3.44 1.08
Gyeongnam4) 23 3.69 .82

dangerous - safe

Incheon1) 46 3.10 .92

1.42
Busan2) 54 2.96 1.14
Ulsan3) 61 3.37 1.15
Gyeongnam4) 23 3.17 1.07

boring - interesting

Incheon1) 46 4.13 .68

2.80* 1>2
Busan2) 54 3.68 1.01
Ulsan3) 61 3.86 .74
Gyeongnam4) 23 4.08 .84

conservative - progressive

Incheon1) 46 3.65 .73

.63
Busan2) 54 3.51 .98
Ulsan3) 61 3.59 1.00
Gyeongnam4) 23 3.82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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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Differences in image of food and cooking industries according to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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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에 따른 미래 식품 조리업의 이미4. ·
지 차이

학년에 따른 미래 식품 조리업의 이미지 차이·

에서는 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2 . 

이는 구체적으로 강한 에서 학년이 학년보다 ‘ ’ 1 3

높게 나타났다 재미있는 에서 학년이 학년보. ‘ ’ 1 3

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이미지를 분석한 . 

결과는 과 같다<Table 6> .

Division Grade N M SD F Scheffe

weak - strong

1st grade1) 42 3.92 .51

4.56* 1>32nd grade2) 43 3.51 .82

3rd grade3) 99 3.50 .87

passive - active

1st grade1) 42 3.47 .55

.512nd grade2) 43 3.44 .62

3rd grade3) 99 3.36 .70

dishonest - honest

1st grade1) 42 3.71 .59

.132nd grade2) 43 3.81 .93

3rd grade3) 99 3.77 .96

worthless - valuable

1st grade1) 42 4.21 .68

.552nd grade2) 43 4.20 .86

3rd grade3) 99 4.09 .77

useless - useful

1st grade1) 42 4.14 .64

.372nd grade2) 43 4.25 .78

3rd grade3) 99 4.14 .78

unprofessional - professional  

1st grade1) 42 4.00 .66

.392nd grade2) 43 4.16 .81

3rd grade3) 99 4.05 .98

simple - complicate

1st grade1) 42 3.50 .91

1.232nd grade2) 43 3.62 1.06

3rd grade3) 99 3.35 .97

easy - difficult

1st grade1) 42 3.50 .74

.292nd grade2) 43 3.60 1.11

3rd grade3) 99 3.47 .92

dangerous - safe

1st grade1) 42 3.07 1.04

.202nd grade2) 43 3.16 1.15

3rd grade3) 99 3.20 1.09

boring - interesting

1st grade1) 42 4.40 .62

14.34*** 1>32nd grade2) 43 4.02 .70

3rd grade3) 99 3.64 .87

conservative - progressive

1st grade1) 42 3.61 .58

.132nd grade2) 43 3.67 1.01

3rd grade3) 99 3.5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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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Differences in the image of food and cooking industries by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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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Ⅴ

결론1. 

인천 부산 울산 경남의 식품 조리 교과군 특, , , ·

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식품 조리업·

에 대한 이미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식품 조리 교과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

은 미래 식품 조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

과 부정의 중간 정도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 조리 전공 선택에 대한 만족. ·

도 또한 높거나 낮지 않은 중간 정도 수준일 것

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전공에 대한 진로 적성, 

이나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식품 조리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명확하지 ·

않은 것은 진로를 결정하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선

택하여도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우회하는 비중이 

높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식품 조리업에 대(Kim and Choi, 2012). , ·

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래 식품 조리업에 . ·

대한 긍정적 이미지로 쓸모있는 가치있는‘ ’, ‘ ’, 

전문적인 에서 유의미한 값이 높은 점을 고려하‘ ’

여 식품 조리업에 대한 긍정적 가치와 올바른 직·

업관이 확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실습 교육, 

교육 환경 구축 산업체와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 

등을 제안한다 또한 부정적 이미지에서 위험. , ‘

한 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값이 높은 점을 고려하’

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교육 방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별에 따른 미래 식품 조리업의 이미지 , ·

분석 결과 강한 흥미있는 의 개 항목에서 남‘ ’, ‘ ’ 2

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또한  복잡한 의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 ‘ ’, 

생보다 높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 . 

따른 이미지 차이는 식품 조리업의 대표적인 인·

력 양성 유형인 조리사가 남성 위주의 임무로 여

겨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Kang, 2018). 

또한 남학생이 인식하는 식품 조리업에 대한 이·

미지는 의 선행연구와 같은 도Moon et al.(2021)

제식 근무 환경 장시간 고강도의 육체적 노동과 , ·

같은 호텔 주방이나 케이터링 업체와 같은 이미

지인 반면 여학생이 인식하는 식품 조리업은 카, ·

페나 베이커리와 같은 소상공인 업체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호텔이나 . 

케이터링 업체의 경우 고강도 노동 군대식 문화

로 인해 남학생을 선호하고 카페나 베이커리의 , 

경우 소비자와 대면 접점이 높을 수 있어 여학생

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부. 

분은 식품 조리업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성별의 ·

장벽을 만들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더욱 낮은 . 

육체적 노동을 희망할 수 있고 여학생의 경우 , 

더욱 전문적인 식품 조리업을 희망할 경우 취업·

이 아닌 진학을 확대시킨다 따라서 교사들은 수. 

업에 있어서 학생들이 성별에 따른 식품 조리업·

에 대한 고정관념에 몰입되지 않도록 교육할 필

요성이 있다 또한 성별에 구애되지 않고 성공한 . 

선배와의 대화 등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셋째 소재지에 따른 미래 식품 조리업의 이미, ·

지 분석 결과 강한 능동적인 재미있는 의 ‘ ’, ‘ ’, ‘ ’ 3

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강한 은 . ‘ ’

인천이 부산보다 높게 나타났고 능동적인 은 부, ‘ ’

산이 경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재미있는 은 인, ‘ ’

천이 부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특정 형용사. 

군에 있어 수도권이 지방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

고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높, 

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부산은 인천에 비해 . 

지역내총생산 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월(GRDP)

등히 높으나 강한 과 재미있는 의 인식이 인천‘ ’ ‘ ’

이 부산보다 높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부산의 식품 조리업이 양적인 성장은 이루·

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경

쟁력을 잃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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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수업은 시간과 공간의 19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있어 수도권 스타쉐프의 강

의와 양방향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하고 교사들도 수도권의 트랜디한 레시피 및 창, 

업 아이템에 대한 연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 

노력은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방 정주

형 인력 양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학년에 따른 미래 식품 조리업의 이미지 , ·

분석 결과 강한 재미있는 의 개 항목에서 학‘ ’, ‘ ’ 2 1

년이 학년보다 높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3 . 

이는 식품 조리군 특성화고등학교의 입학생의 경·

우 미래 식품 조리업에 대한 긍정적 희망을 품고 ·

입학하였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식품 조리업의 , ·

미래가 약하고 지루하다고 느끼는 점은 매우 심

각한 결과이다 이는 개정교육과정에 있어. 2022 

서 식품 조리교과군의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도 ·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학년 학생들의 현장, 3

실습에 있어서도 현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식품 조. ·

리업이 약하다는 인식은 대학으로의 진학이나 전

공분야와 관련 없는 취업을 유발시킬 수 있어 식

품 조리군 특성화고의 설립취지에 어긋난 진로를 ·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식품 조리 교과군의 교육. ·

과정이 지나치게 자격증 취득 위주의 반복 기능 

훈련에 편중되어 있다는 의 연구 결과Kim(2022)

를 참고하여 학년에 따라 개별 기능 습득 속도를 , 

고려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률. 

적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기보다 학년에 따른 · , 

진로 발달과 진로 변경 등을 고려하여 진로 지도

방법이 개별화되어야 한다 또한 학년 변화를 고. , 

려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논의2. 

본 연구 결과와 결론을 토대로 정리한 논의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현재 , . 

대학의 직업교육은 기존의 교육부 중심의 LINC

사업에서 지자체 중심의 사업으로 변화를 RISE 

앞두고 있다 이는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직업.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소재지에 따른 이미지의 차이

를 보인 점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식품 조리업과 ·

관련된 미래산업전략과 맞춤형 직업교육이 중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식품 조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 ·

기 위한 진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특성화고의 교육

만으로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은 전공 관련 직업 선택을 망

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Lee, 

따라서 식품 조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2024). ·

함양하고 건전한 직업관을 가진 식품 조리 인재·

를 길러내기 이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취업에 국한된 중등 직업교육 정책의 유, 

연적 태도 변화를 제안한다 현재 중등 직업교육. 

의  취업 위주 정책은 취업 이외의 진로를 선택

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직업계고의 진로 

결정을 망설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학 학력. 

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하였다가 

특성화고 재학 중 진로를 변경하거나 진로 결정, 

이 계획대로 수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등 . 

직업교육의 운영 방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천 부산 울산 경남의 식품 조리 , , , ·

교과군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기에 

전체 식품 조리 교과군을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

이 있으나 한정된 대상으로 많은 시사점이 도출

되었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지역과 표본의 수를 . 

확대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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