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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tent to which domestic media outlets report on the issues of 
skiing and climate change, and to examine the main topics addressed through framing analysis. The data 
collection period spans articles from 2022 to 2024. The analysis focuses on domestic media, including 
national daily newspapers, economic daily newspapers, regional daily newspapers, regional weekly 
newspapers, broadcasters, and online newspapers. The selection criterion used was the popular news search 
feature on the Naver portal site, utilizing the detailed search option to extract articles by searching for 
keywords such as ‘skiing’ and ‘climate change.’ As a result, the media coverage of skiing and climate change 
issues by domestic media outlets was highest in 2023, with a focus on national daily newspapers, 
broadcasters, and regional daily newspapers. The main frames for the issues of skiing and climate change 
were identified as: Olympic-centered frame, regional and ski industry-centered frame, artificial snow 
production, and a call to action frame. In media coverage, skiing provides a frame within more tangible 
aspects such as the Olympics, industry, artificial snow, and calls for action, which is meaningful in raising 
awareness of the less visible climat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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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환경, 경제, 사회,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2021년에 발표한 6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이 지속될 경우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4°C 이상 상승할 가능

성이 크다고 전망했다(Atzori, Fyall, & Miller, 
2018). 이는 생태계와 인류의 삶에 막대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구온난화

에 대한 논의는 점차 발전하여 기후변화를 넘

어 현재는 기후위기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농도

의 증가로 인해 자연적인 기후 변동을 넘어 발

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반면, 기후위기는 이

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극단적인 기상

이변뿐만 아니라 물과 식량 부족, 생태계 붕괴, 
해수면의 상승, 해양의 산성화 등 인류 문명에 

치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위협을 초래한다

(정지영, 2023).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전 세계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을 계기로 기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 금융지원, 친환경 기술개

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정

책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 금융 지원, 친환

경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강상준, 김진오, 
2023).

스포츠도 기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스포츠 단체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의 ‘스포츠 기후 행동 협정(Sports for Climate 
Action)’에 참여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구

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김은지, 백승주, 

윤희연, 2024). 특히 겨울철 기온 상승으로 인

해 스키 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본 연구

는 이러한 기후위기의 영향 중 스키 산업의 위

축에 주목하였다.
최근 기온 상승과 적설량 감소로 겨울 스포

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스키 관련 관광 

및 레저·산업이 위축되고 있다(이민재, 한주형, 
황윤섭, 2017). Smith(1990)는 CO2 농도의 증

가로 인해 야외 활동 선호 패턴이 변화할 수 

있으며, 특히 동계 스포츠는 지구온난화와 해

수면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직접적인 위협

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Elsasser와 Büerki(2002)는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20년 내 스위스 스키장의 약 44%만이 

남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Hamilton, Maddison, 
그리고 Tol(2005)은 저지대에 위치한 많은 스

키장들이 폐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과

거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19개 도시 중, 2050
년경에는 약 10곳만 다시 개최가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되며, 2080년경에는 이 숫자가 6곳 정

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Hernandez, Daniela, 
and Georgi Kantchev, 2021). 국내 스키장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2019년 시즌에

는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로 인해 대부분의 

스키장들이 개장 시기를 예년보다 며칠 늦추었

다(정재원, 2020.01.16.). 
국내외적으로 스키 산업이 기후변화로 인해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본 연구는 특히 2022년 이후 포스트 코로

나 시대에서 기후위기 이슈가 미디어를 통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디어

는 사회 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시각이나 편견을 반영하며, 대중의 인식에 영

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주로 언론의 보도를 통

해 기후위기와 같은 비강제적 이슈를 접하고 

이를 인식하게 된다. McCombs와 Shaw(1972)
는 언론이 특정 이슈를 강조할수록 대중의 관

심도 또한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언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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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으로 다루는 사안은 국민적 관심을 끌어

올리는 반면, 보도 비중이 낮으면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도 역시 줄어든다. 특히, 기후위기처

럼 일반인들이 쉽게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는 

미디어의 프레임이 공중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Entman & Rojecki, 1993; Nisbet, 
2019). 따라서 언론이 기후위기를 어떤 주제로, 
어떻게 보도하는지는 국민들의 인식 형성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 
그동안 기후변화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국

내 언론은 해외 언론에 비해 보도량과 내용의 

깊이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강
찬수, 2019). 이는 한국 사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영향으로 해석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수면 상승과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재해가 국내에서도 빈번

하게 발생하면서, 국내 언론의 기후변화에 대

한 관심과 보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김현철, 조성겸, 김학수, 2011; 윤순진, 
2016; 이기은, 정수종, 2021; 정현덕, 김승회, 
신현우, 신종석, 전은진, 2020. 지명훈, 2015).
최근 국내언론도 기후변화 사안에서 중요한 

이슈 설정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 스키와 

기후위기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주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전망을 다루거나, 해당 지

역의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강상준, 김진오, 2023; 고재경, 2017; 이
길상, 진대용, 송슬기, 최희선, 2019; Scott & 
Becken, 2010).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언론이 스키관련 기후

위기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 뉴스 프레임 분

석을 통해 조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스

키관련 기후위기 보도의 비중을 분석하고, 보
도 내용에서 주로 다뤄지는 주제와 특성을 파

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가 

스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이

해하고, 국내 스키장의 대응 방안 마련에 필요

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언론사들이 스키와 

기후위기 이슈를 보도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

지 분석하고, 보도 내용으로 주로 다루는 주제

가 무엇인지 프레임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

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국내 언론

이 보도한 스키와 기후위기 이슈의 특성과 프

레임을 분석하였다. 
프레임 분석은 사회과학분야에서 널리 사용

되는 방법론으로 특정 현상이 어떻게 해석되는

지 연구하는데 쓰인다(최원석, 이혁기, 2023; 
배현석 옮김, 2001). 특히 내용분석은 가치, 관
점, 추론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적합하다(김기

재, 2011). 
분석대상은 국내 언론 전국일간지, 경제일간

지,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 방송사, 인터넷신

문 등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뉴스 소비 

방식 중 가장 대중적인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뉴스 검색의 상세 검색을 활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2024년 기사까지

로 선행하였다. 2022년 이전은 코로나와 팬데

믹 기간으로 스키와 기후위기 관련 미디어보도

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특히, 2022년은 한국인이 한 해 동안 검색 

서비스 ‘구글’에서 가장 많이 찾아본 단어가 

‘기후변화’로 나타난 해이다(진민정, 이봉현, 
신우열, 2021). 이는 기후 이상에 대한 이유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했음을 나타낸 중요한 해라

는 의미이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접어든 

2022년부터 국내 기후위기 이슈가 증가했고, 
특히 알프스 스키장 산업의 위기에 대한 보도 

등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스키와 기후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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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도가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네이버 뉴스에서 ‘스키’, ‘기후위

기’를 키워드 검색을 통해 추출하였다. 보도된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스키와 기후위기 키워드 

모두를 포함한 기사 총 154건을 추출하였다. 
이 중 스키장을 산사태와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등 주제와 관련 없는 기사, 인물 이름이 000스
키로 검색된 경우 또는 드라마, 영화, 책 소개

가 담긴 기사는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 기사 

건수는 65건이었으며 분석 대상 보도량으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2. 분석 항목 및 코딩 절차

미디어 보도 분석의 기본 항목과 분석방법, 
그리고 결과 해석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후·환
경 저널리즘의 범주 연구(진민정, 이봉현, 문영

민, 2022)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기후·환경 저널리즘 범주

는 정치, 사회, 경제 관점에서 기후 위기를 보

도하고나 대안과 참여를 제시하는 보도를 하

며, 기술과 데이터, 대규모 기획 보도 등을 포

함한다. 이를 스키와 기후위기 이슈 분석에 맞

게 수정보완하여 조작화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단계는 여가와 스포츠문화 

관련 박사 및 교수 4명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협의하였으며, 총 3회에 걸친 수정보

완이 이루어졌다. 협의 과정은 서면으로 진행

되었으며, 필요시 전화로 확인 작업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첫째,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 목록

을 바탕으로 배제할 기사를 표시해 협의하였으

며 연구자가 이를 바탕으로 기사의 핵심어를 

도출하기 위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도출한 프레임의 주제에 대해 이름을 명명하기 

위해 협의와 수정의 과정을 거쳤다. 셋째, 명명

된 프레임별 대표 기사를 추출하는데 검토와 

협의과정을 거쳤다. 모든 항목들은 개별 기사 

내에 제시된 내용이며, 한 기사에 여러 개의 

요소들이 포함된 경우 중목 코딩하였다(임유

진, 강승미, 2021). 분석 항목들이 신뢰도 측정

을 위해 최종 도출된 기사량의 약 10%인 7개
의 기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코더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Cohen’s Kappa 신뢰도를 측정

하였다. 코더간 일치도는 .708로 나타났다. 

Ⅲ. 연구결과 

1. 스키와 기후위기 이슈에 대한 미디어 
보도의 특성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전국일간지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지역일간지(강원일보, 
부산일보 등), 경제지(한국경제 등), 인터넷신

문(이데일리 등), 방송국(KBS, YTN 등)에서 

수집한 스키와 기후위기 이슈 관련 보도는 65
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14건(21.5%), 2023년 

34건(52.3%), 2024년 17건(26.2%) 도출되었으

며, 2023년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표 1. 미디어보도의 년도, 기사유형, 언론사유형 빈도분석

구분 빈도 %

년도

2022 14 21.5

2023 34 52.3

2024 17 26.2

기사
유형

지면 42 64.6

동영상 23 35.4

언론사
유형

전국일간지 25 38.5

지역일간지 14 21.5

경제지 1 1.5

인터넷신문 3 4.6

방송사 22 33.8

전체 65 100.0

기사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면기사 42건
(64.6%)과 동영상기사 23건(35.4%)이 보도된 



스키관련 기후위기 이슈에 관한 미디어 보도 프레임 분석

121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국일간지가 25건(38.5%), 방송사가 22건
(33.8%), 지역일간지가 14건(21.5%)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 인터넷신문 3건(4.6%), 경제지 

1건(1.5%)이 보도되었다. 

표 2. 미디어보도의 프레임 빈도분석

구분 빈도 %

프레임

올림픽 중심 17 16.2

지역·스키 산업 중심 39 37.1

인공눈(雪) 제조 31 29.5

행동 촉구 18 17.2

전체 105 100

주제별로 살펴보면, ‘올림픽 중심 프레임’은 

동계올림픽과 대회를 기후위기 원인과 대응 이

슈의 중심에 놓는 보도로 구분하였다. ‘지역·스
키 산업 중심 프레임’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에 놓는 보도와 함께 스키 및 관광산업에 

관한 보도로 구분하였다. ‘인공눈(雪) 제조 프

레임’은 인공눈 이슈의 현황과 대응 보도를 나

타낸다. ‘행동 촉구 프레임’은 기후위기의 대안

을 제시하거나 기후행동 참여를 이끄는 보도로 

구분하였다. 
지역·스키 산업 중심 프레임이 39건(37.1%)

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다음은 인

공눈(雪) 제조 프레임 31건(47.7%)이 뒤따랐

다. 이외에 올림픽 중심 프레임 17건(16.2%)과 

행동 촉구 프레임 18건(17.2%)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국내 언론사의 스키와 기

후위기 이슈에 대한 미디어보도는 2023년에 

전국일간지, 방송사, 지역일간지를 중심으로 

가장 높은 보도 비율을 나타냈으므로 본격화됐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키와 기후위기 이슈

의 주요 프레임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에 

놓고 보도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스키장 폐쇄, 
스포츠관광 축소와 같은 관련 산업 위기와 대

응의 맥락에서 보도되고 있었다. 스키 지속가

능성 측면에서 인공눈(雪) 제조 작업의 현황과 

대응을 보도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올림픽 

대회 관련과 기후 행동을 촉구하는 보도가 두

드러졌다. 

2. 스키와 기후위기 이슈에 대한 미디어 
보도의 내용분석 

1) 올림픽 중심 프레임
본 연구에서 ‘올림픽 중심 프레임’은 동계올

림픽과 대회를 기후위기 원인과 대응 이슈의 

중심에 놓는 보도로 구분하였다. 국제올림픽위

원회(IOC)는 기후위기로 2040년에 이르면 설

상 스포츠를 개최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심화되는 기

후위기에 대응하여 직간접 탄소배출량을 줄이

고, 올림픽 숲을 조성하고, 스포츠를 지속가능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후공약을 내세우

고 있다(국제올림픽위원회, https://www. 
olympics.com/ioc/sustainability/climate). 또한 

야외에서 치러지는 스포츠 대회 주관 연맹과 

협회들은 기후변화가 심각한 변수로 작용해 대

회를 취소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특히 국제스키연맹(FIS)은 겨울스포

츠가 기후변화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국제스키연맹, https://www.fis-ski. 
com/inside-fis/news/2024-25/fis-and-wmo-pa
rtnership-highlights-the-harmful-effects-of-cli
mate-change-on-winter-sports-and-tourism).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언론에서는 스키와 기

후위기 이슈를 보도할 때 올림픽과 대회를 중

심으로 한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었다. 기후변

화로 강설량이 줄고 따듯한 겨울이 지속되고 

있는 동계올림픽이 개최됐던 도시의 상황과 앞

으로 개최할 수 있는 도시의 희소성과 대응에 

관한 내용이 나타났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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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됐던 곳이지만 이

번 겨울 이곳 스키장에서는 눈 보기가 힘듭

니다. ... 스키를 타러 온 사람들이 장비를 

짊어지고 질퍽거리는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

다. (KBS, 2024. 2. 28)

하계올림픽과 달리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희소하다. 기후

의 영향이 있고, 강원도처럼 스키·스노보드 

슬로프와 최첨단 빙상경기장, 전문적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썰매경기장, 스키점프대 등 

경기시설과 대규모 숙박·식음시설까지 모두 

갖춘 곳은 전 세계에서 찾기 어렵다. ... 수
십년내 강원도에서 다시 대규모 국제대회가 

열릴 가능성은 아주 높다. (강원일보, 2024. 
2. 5)

국제스키연맹(FIS) 주관의 스키·스노보드 

월드컵은 지난해 10월 오스트리아 쇤덴부터 

11월 스위스 체르마트와 이탈리아 체르비니

아(강풍), 12월 프랑스 생모리츠와 발 디제

르(폭설), 올 1월 프랑스 샤모니와 독일 가

르미슈파르텐키르헨(고온), 3월 슬로베니아 

그란스카고라(폭우), 독일 베르히테스가덴

(고온)에서 열리려던 경기가 줄줄이 취소됐

다. (이데일리, 2024. 10. 2)

스포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미디어보도는 

스포츠부문이 기후변화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기후행동에 참여하

도록 독려하는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UNFCCC, 2020). 국내 언론에서도 대표적인 

스포츠팬과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올림픽

을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지역·스키 산업 중심 프레임
본 연구에서 ‘지역·스키 산업 중심 프레임’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에 놓고 스키 및 관광

산업의 위기와 대응에 관한 보도로 구분하였

다. 기후위기는 과학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다

양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을 지니고 있

다(진민정, 이봉현, 신우열, 2021). 기후위기 대

응의 핵심 주체는 정부와 기관이고 다수의 동

의를 얻어야 하는 정책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언론에서는 스키와 기후

위기 이슈를 보도할 때 정부 또는 도시별 기후

위기 현황과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의 사례

로 스키와 관광 산업의 이슈를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적인 기후위기의 

문제보다 경제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과 유럽 

알프스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도가 압도

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겨울, 유럽은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며 ‘더운 겨울’을 경험했다. 알프스 지역

에선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과 숙박업소

들이 폐업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 7. 21)

알프스 인근의 스키장은 눈이 녹아내려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졌다. (경향신문, 2023. 3. 12)

스위스의 일부 리조트는 스키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설하고 일

부는 리프트를 무기한 폐쇄했다. (국민일보, 
2023. 1. 5)

독일 최고봉 추크슈피체에서도 스키 슬로

프를 유지하기 위해 인공 강설기를 동원해 

눈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 
겨울철 관광산업이 주요 수입원인 지역에서 

스키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KBS, 
2023. 12. 11)

우리 주변에서 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

를 실감케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영난

에 빠진 스키장인데요. 겨울철 영업 일수가 

줄면서, 폐업하는 스키장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내 6개 스키장이 문을 닫았습

니다. (YTN,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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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는 곧 경제 위기로 직결됩니다. 
이곳 스위스의 스키산업 규모는 연간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에 달하는데 따뜻

한 날씨 때문에 스키 슬로프 운영도 어려지

고, 각종 스포츠 행사 개최가 불확실해지면

서 수입 급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2023. 1. 17)

미디어가 소비주의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

으면 제대로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어렵다

(Lopez,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은 

기후위기를 보도하는데 스키산업이 지역경제

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3) 인공눈(雪) 제조 프레임

본 연구에서 ‘인공눈(雪) 제조 프레임’은 겨

울철 강설량과 인공 제설 이슈의 현황과 대응 

보도를 나타낸다. 인공 제설은 20년 이상 스키 

산업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으며 가장 눈에 띄고 

널리 퍼진 기후 적응 형태 중 하나이다

(Knowles, Scott, & Steiger, 2023). 겨울철 강

설량이 줄어 스키장마다 눈 부족 현상이 나타

나고 있음을 보도하면서 그 대안으로 인공눈 

사용의 필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인공 제

설이 기후변화를 촉진시키는 악순환 과정임을 

보도한다. 인공눈이 대회와 스키장 운영에 긍

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인근 많은 양의 계곡과 

강물 사용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제설기 작

동에 화석연료를 쓰고 있으며, 탄소배출량이 

높은 점 등을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강추위와 천연 눈에서 열리던 동계올림픽

에 최근 인공 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는 인공 눈이 80%
를 차지하더니 4년 뒤 우리나라 평창에서는 

90%, 그리고 2022년 중국 베이징에서는 

100% 인공 눈으로 경기장이 만들어졌습니

다. (YTN, 2024. 2. 13)

휘닉스파크는 이날 스키장의 도도·호크·
챔피언 슬로프에 설치된 제설기를 가동, 오
전 9시까지 인공눈만들기 작업을 벌였고 제

설작업을 지속해 오는 22일 스키장을 개장

할 계획이다. (강원도민일보, 2024. 11. 7) 

기후위기로 100% 인공 눈, 환경 파괴=동
계 올림픽에서 인공 눈에 의존하면서 환경 

파괴 논란이 제기된다. ...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번 올림픽에서 인공 눈을 만들

기 위해 4900만 갤런(약 1억 8549만 ℓ)의 

물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1억 명의 

인구가 하루 동안 마실 수 있는 엄청난 양이

다. (서울신문, 2022. 2. 6.)

자연 적설량이 급감하자 재정 여유가 있

는 스키장들은 인공 눈으로 슬로프를 채우

고 있다. 그러나 인공 눈은 기후변화의 또 

다른 원인이다. (한국일보, 2023. 1. 28)

스키 산업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

적이고 즉각적으로 받기 때문에 기후 조건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이다(Steiger, Scott, Abegg, 
Pons & Aall, 2017). 스키장은 스키 시즌과 방

문객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눈 제조에 점

점 더 의존하고 있다(Scott, Knowles, & 
Steiger, 2024). 시즌 길이와 스키가 가능한 지

형 손실이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은 스키 참여 보존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측면의 장단점을 제공하는 인공눈 제조 

프레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4) 행동 촉구 프레임
본 연구에서 ‘행동 촉구 프레임’은 기후위기

에 대한 경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기후

행동 참여를 이끄는 보도로 구분하였다.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는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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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이에 국내 언론에

서도 유럽의 겨울 기온 상승과 스키장 눈 부족

을 통해 기후위기를 보도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다른 

삶의 방식을 찾는 사람들에 주목하고 이를 널

리 알리는 것도 저널리즘의 역할(진민정, 박진

우, 방희경, 2023)임을 나타내는 보도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로 인류가 집

단 자살에 직면해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KBS, 2022. 8. 1)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기후 변화에 대

응하는 비용은 연간 1조 6천억 달러가 소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

현 가능한 해결 방법에 대해 겁내고 있고 개

인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SBS, 2023. 1. 17)

기후 위기로 스키·스노보드 산업이 존속 

위기에 처하자 스키장들은 ‘친환경 대책’으
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미국 몬태나주 ‘빅 

스카이 리조트’는 2030년까지 넷제로(실질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를 목표로 

친환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기 생산을 

위해 리조트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물 

사용량을 줄였다. 스키 코스 조성에서 산림 

벌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스위스 ‘체르마

트 리조트’와 프랑스 ‘레 두 알프’ 등의 스키

장은 디젤 제설 장비를 수소로 작동하는 친

환경 장비로 교체했다. (한국일보, 2023. 1. 
28)

이대로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

가 기후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고 

즉각적인 감축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연합

뉴스, 2023. 3. 21)

유럽 31개국 문화장관들은 올해 포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대 ‘다보스 바우쿨

투어 동맹’을 만들었다. 바우쿨투어는 지속

가능하며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물과 

도시를 보존하고 개발하는 행위를 뜻한다. 
(동아일보, 2023. 1. 18)

지난해엔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스키를 타

러 다녔는데, 올해 초엔 스키장에 눈이 없었

다. 1년 사이 기후 변화 위기를 더욱 실감한

다. ... 무조건 ‘환경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모두가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

민해봤으면 좋겠다.” (중앙일보, 2023. 1. 
25)

지금까지는 기후변화를 주로 환경 이슈로 프

레이밍 해왔고(조효제, 2020), 사람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었다

(Nisbet & Kotcher, 2009). 그러나 스키는 기후

위기 이슈를 환경 이슈로 국한하던 미디어보도

를 여가 지속가능성, 스포츠 산업의 미래, 개인

의 일상생활 적응 등의 이슈로 프레이밍함으로

써 기후위기의 상황과 대응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

타낸다. 

Ⅳ. 논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 비용

은 사회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위기는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

괴 등과 함께 기존 문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위

험 요소로 꼽히고 있다(김종우, 2023; Burke, 
Ockwell, & Whitmarsh, 2018).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레저·스포츠 산업 분야 중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스키와 

기후위기 이슈에 대한 보도를 중심으로 2022
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전국일간지(조선일

보, 경향신문 등), 지역일간지(강원일보, 부산

일보 등), 경제지(한국경제 등), 인터넷신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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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등), 방송국(KBS, YTN 등)에서 수집한 

스키와 기후위기 이슈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스키와 기후위기 이슈에 대한 미디어 
보도의 특성 

먼저, 스키와 기후위기 이슈에 대한 미디어 

보도의 특성은 2023년에 전국일간지, 방송사, 
지역일간지를 중심으로 가장 높은 보도 비율을 

나타냈으며,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에 놓고 

보도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스키장 폐쇄, 
스포츠관광 축소와 같은 관련 산업 위기와 대

응의 맥락에서 보도되고 있었으며, 스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인공눈(雪) 제조 작업의 현황

과 대응을 보도하는 경향이 높았다. 
첫째, 미디어 보도의 경향과 특징에 관한 결

과는 현재 기후변화에 있어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
히 기온 상승으로 인한 겨울 스포츠 산업의 위

축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에 주목

할 수 있다(Burke, Ockwell & Whitmarsh, 
2018).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2023년
에는 전국일간지와 방송사, 지역일간지를 중심

으로 기후위기와 스키 산업의 연관성에 대한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기후위기

가 특정 지역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가

시화되면서 언론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사

례를 중심으로 보도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

다. 기존 연구에서는 미디어가 기후변화 이슈

를 보도할 때 특정 지역의 사례를 강조하는 경

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정지영, 2023). 본 

연구에서도 스키 산업과 관련된 보도에서 특정 

지역의 스키장 폐쇄와 관련된 사례가 중심적으

로 다뤄졌으며, 이는 독자들에게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

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는 O’Neill와 

Nicholson-Cole(2009)의 연구에서 제시된 '가
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기후변화 위험 

인식 강화'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셋째, 스키와 기후위기 이슈에 대한 보도 중 

주로 스키장 폐쇄, 스포츠관광 축소와 같은 관

련 산업 위기와 대응의 맥락에서 보도되고 있

었다. 기후위기가 스포츠관광 및 레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수의 연구에서 언급

되어 왔다(김은지, 백승주, 윤희연, 2024; 김혜

림, 김민조, 류성옥, 2023; 송정명, 2023; 
Steiger et al., 2019; Toimil et al., 2018). 본 연

구에서도 스키장 폐쇄 및 스포츠관광 산업의 

축소가 주요한 보도 프레임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공눈 제조 기술의 도입과 같은 적응 전

략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었다. 이는 Scott, 
Knowles, 그리고 Steiger (2020)의 연구에서 제

시된 기후변화에 대한 스포츠 산업의 적응 전

략과 일맥상통한다. 즉, 인공눈 기술의 발전이 

스키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대

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언론 보도는 정책적 대응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Boykoff, 2009). 
본 연구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언론 보도가 

증가하면서,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 방안이 논

의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미디어가 

정부와 지역 사회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기후변

화 대응과 관련된 정책 논의가 지역별 상황에 

맞춰 더욱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Gavin & Marshall, 2011).
이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는 스키와 기후위

기 이슈를 다룬 미디어 보도의 특징을 분석하

여, 기후변화가 레저·스포츠 산업에 미치는 영

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고 판단된다.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스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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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위기 및 적응 전략이 보다 강조되었으며, 
특정 지역 사례 중심의 보도 경향이 두드러졌

다. 또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기후위기 관련 보도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스키와 기후위기 이슈에 대한 미디어 
보도의 내용분석

스키와 기후위기 이슈에 대한 미디어 보도의 

주요 프레임 분석 결과 올림픽 중심, 지역·스키 

산업 중심, 인공눈(雪) 제조, 행동 촉구 프레임 

등 크게 4가지로 도출되었다. 
첫째, ‘올림픽 중심 프레임’은 스키와 기후위

기 이슈를 보도할 때 동계올림픽과 대회를 중

심으로 기후위기 원인과 대응 이슈에 관한 프

레임을 사용하고 있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 환경적 요인이 점점 더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다. McCullough와 Kellison 
(2017)은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는 기후변화 문제를 대중적으로 알리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 정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yeongchang 2018, 
Beijing 2022 동계올림픽의 사례에서 볼 수 있

듯이, 기후변화로 인한 적설량 감소와 기온 상

승은 대회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경

기장 건설 및 친환경 에너지원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Vorkauf, Steiger, Abegg, & Hiltbrunner, 
2024).

국내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

영하여 동계올림픽과 기후위기를 연결하는 보

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 이벤트가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Dingle & Stewart, 
2018). 본 연구에서도 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한 보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적 논

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국제올림픽

위원회(IOC)는 기후위기로 인해 향후 동계올

림픽 개최지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기
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스키를 활용하여 향후 

기후위기로 인한 올림픽 개최의 모범적인 대응 

사례를 제시하고, 기후행동에 대한 참여를 촉

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지역·스키 산업 중심 프레임’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에 놓고 스키 및 관광산업

의 위기와 대응에 관한 보도로 구분되었다. 특
히 국내 기후위기에 관한 보도는 스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 문제는 공공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

을 미치지만,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경

우가 많아 언론 보도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식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김영욱, 이현승, 장유

진, 이혜진, 2015). 따라서 언론 보도는 기후위

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고, 해당 문제

를 공론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스키와 관련된 기후위기 보도는 지역 경제 및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조
효제, 2020; Steiger et al., 2019). 유럽 알프스 

지역에서 이상 고온으로 인해 스키장이 폐쇄되

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되었으며((Dannevig et 
al., 2021), 국내 언론 역시 지역경제의 위기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보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보도 경향은 기후위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만드

는 효과를 가지며,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과를 시

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기후변화에 대

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와 언론의 영향을 분석

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공눈(雪) 제조 프레임’은 겨울철 강

설량과 인공 제설 이슈의 현황과 대응 보도로 

구분되었다. 스키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

기 위해 인공눈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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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전략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Scott, Knowles, & Steiger, 2022). 그러나 인

공눈 제조가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Knowles, Scott, & 
Steiger, 2023). 국내 미디어에서도 인공눈 사용

의 필요성과 환경적 문제를 균형적으로 다루며 

보도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행동 촉구 프레임’은 기후위기

에 대한 경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기후

행동 참여를 이끄는 보도로 구분되였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 촉구는 기후변화 저널

리즘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Nisbet & 
Kotcher, 2009). 본 연구에서도 국내 언론이 기

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행동 

촉구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특히 스키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

보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 도입과 탄소중립 목

표를 강조하는 보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조한

국, 이봉우, 2021; 허인혜, 이승호, 2008; 홍성

철, 강보영, 2023). 이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개인과 기업,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

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올림픽을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보도하는 경향과 지역 산업 위기를 강조하는 

보도가 두드러졌으며, 기후 적응 전략으로 인

공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

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 촉구 프

레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언론사의 스키와 기후위기 

이슈에 대한 보도는 2023년에 전국일간지, 방
송사, 지역일간지를 중심으로 가장 높은 보도 

비율을 나타냈다. 스키와 기후위기 이슈의 주

요 프레임은 올림픽 중심, 지역·스키 산업 중

심, 인공눈(雪) 제조, 행동 촉구 프레임으로 도

출되었다. 
올림픽 중심 프레임은 스키를 통해 기후위기

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기후행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제

공했음을 나타낸다. 반면 지역·스키 산업 중심 

프레임은 국내 언론이 보여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소비주의와 경제적 측면을 강조

하고 있음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인공눈(雪) 제조 프레임은 스키 시즌과 

방문객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공 제

설의 다양한 장단점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행동 촉구 프레임은 기후위기

의 상황과 대응을 더 효과적으로 보도하는데 

스키가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기후위기

가 환경 이슈로 국한되지 않고 스키를 통해 개

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가의 지속가능성 

문제, 개인의 일상생활 적응 측면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했다. 미디어보도에서 스키

는 인식하기 어려운 기후위기를 올림픽, 산업, 
인공눈, 행동 촉구 등 경험이 가능한 부문의 

프레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 있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

지 제한점이 있다. 미디어보도에 대한 내용 분

석은 독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의제설정이론에 근거를 둔다((McCombs & 
Shaw, 1972). 하지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 검증하지 못한 한계점을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스키어를 대상으로 스키와 기후위

기에 관한 미디어보도와 참여자의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유튜브와 인스타

그램 등 영상과 사진을 통한 보도의 영향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2022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2025. Vol. 49 No. 1 & 특별호(Serial Number 106)

128

년~2024년 간 ‘기후위기’라는 검색어를 사용해 

비교적 짧은 기간의 미디어보도를 살펴보았다

는 점, 검색 키워드가 스키와 기후위기로 한정

되었다는 점은 제한점으로 남는다. 추후 연구

에서는 ‘기후변화’라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해 스키와 여가참여의 지속가능성의 빅데

이터 분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스키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겨울 스포츠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미디어 보도를 확대 분석하여 보다 포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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