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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health management of teenagers who use healthy school tuck shops

to improve teenagers’ eating habits while reducing and preventing obesity.

Methods: A total of 29 students (16 middle school students and 13 high school

students) took part in the interview for this study, and the interview was conducted for

each school’s focus group by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Results: The current status of using healthy school tuck shops and suggested future

directions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Personal barriers such as discrepancies

between personal perceptions and behaviors and lack of food choice suitable to

individual tastes can be solved by rebuilding the operating system to provide intuitive

promotion of behavior and customized products through improvements in existing

products and new product development. A lack of consistent management from low

utilization convenience and difficulty in maintaining a constant purchase price can be

handled by establishing a solution to restricted physical access for products, as well as

seeking profit by improving distribution costs via continuous cooperation between the

school and community.

Conclusions: Continuous funding and a system that reflects the needs and preferences

of healthy school tuck shop users should be applied for sustainable operation of healthy

school tuck shops to improve teenagers’ eating ha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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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과 내적·정서적 성숙이 일어나는

시기로 다양하고 충분한 영양소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 시기

의 충분하고 적절한 영양관리가 중요하다[1]. 또한 청소년

기의 식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므로 청소년기의 올

바른 식습관 형성 역시 중요하다[2]. 

우리나라 중·고등 학생들은 학업과 방대한 학습으로, 집

이 아닌 학교 및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높아 친구들과 어

울리며 스스로 음식을 선택해서 구매하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3, 4]. 서울시의 초·중·고 47개 학교 대상으로 건

강식품의 접근성과 인식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의

주요 식품 구매 장소는 학교 안 매점과 학교 밖 인근 상점이

었다[5]. 학생들은 건강식품에 대해 알고 있지만, 건강식품

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다[5]. 학생들의 낮은 건

강식품 섭취 이유는 학교 안 매점이나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

는 학원과 PC방 같은 시설 등의 매점에서 건강식품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건강식품이 맛이 없다는 인식과 건

강식품의 높은 가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5]. 이러한 청

소년기의 빈번한 패스트푸드 섭취와 다양하고 건강한 식품

의 섭취 기회 감소는 영양 불균형의 가능성을 높인다[6]. 또

한 과체중 및 비만 위험은 아침에 결식하거나 과일 섭취가 낮

은 청소년에 빈번하다는 점에서[6], 청소년들의 비만을 예

방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

요가 있다[7]. 특히 최근의 생활터 접근 전략을 기반으로 학

교중심의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

생들에게 건강한 식품에 대한 유용성과 접근성을 늘리고 올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8].

건강매점은 기존의 일반 매점과는 달리, 열량이 높은 가공

식품 진열은 제한하고 과일 같은 건강식품을 진열·판매함

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건강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

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9]. 건강매점의 목적에 맞게 실제

수요자인 학생이 건강매점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건강 매점에 대한 개선점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매점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건강매점 이용의 현황 및 향후 개선 방

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조사 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2012년 건강매점 과일 판매량

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남녀 성비가 유사하게 대상자를 선정

하여 각 학교별로 참여자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조사 대상자 29명의 평균 연령은 만15.1세(만12-18

세)이며 그 중 중학생 16명, 고등학생 13명이었고 남자 14

명, 여자 15명이다. 가정에서 보호자 전부 맞벌이를 하는 경

우가 대상자 전체 중 65.5%(19명)이다.(Table 1)

2.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모든 과정들은 상명대학교 연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후(BE

2013-3) 조사 대상자가 참여하겠다는 서면 동의서를 받았

다. 각 학교별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한 그룹당 약 50분~70분 정도 소요되었다. 대상자는 학교

에서 준비한 회의실이나 교실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되

었으며 인터뷰 시작 전 연구책임자는 인터뷰의 주된 목적을

설명하고 모든 인터뷰 내용이 녹음된다는 동의를 구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연구내용은 건강매점에 대한 인식도

였고, 각 조사 대상자들의 수준과 이해를 고려한 질문으로 구

성하였다. 

조사 내용은 건강 매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매점에 대한

만족도, 건강매점 이용 전과 후의 변화 양상이었다. 건강 매

점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내용으로는 건

강 매점에 대한 의견, 건강 매점 이용 여부 원인, 건강매점에

대한 주위 친구나 가족의 인식, 건강 매점에 대한 광고나 홍

보의 필요성을 포함하였다. 매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내용은

매점에 대한 이용성과 접근성 정도, 개선해야 할 점을 질문

하였다. 

인터뷰 방법으로는 각 영역별로 중심 질문을 하고 답변에

따라 질문을 확장해가며 점차 심도 있는 자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건강매점에 대한 의견에서 “건강매점” 하

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통해 건강 매점의 인식, 장단점 등에 대한 정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ho use a healthy school tuck shop

Subjects Number of participants % of girls Mean age (years) % of dual earners

Middle school students 16 50 14.1 50

High school students 13 53.8 16.3 84.6

Total 29 51.7 15.1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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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였다. 또한 건강 매점의 이용 여부에 따라서 관련

원인과 이러한 원인들이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에 대한 추가 질문들을 통해서 건강매점의 문제점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건강매점에 대한 주변 인식과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대상자 관점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도출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추가 질문들을 수행하

였다.

3. 자료분석

각 인터뷰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하에 인터뷰 내용을 녹음

하여 자료 수집이 종료하는 대로 녹음 내용을 필사한 후 녹

음 자료는 파기하였다. 필사된 질적 자료에서 Strass &

Corbin[10]가 제시하는 개방코딩 과정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정독하면서 공통되는 내용은 분류해 키워드로 선정하고 범

주(theme)와 상위개념(sub-theme), 하위개념(con-

structed meaning), 면담내용으로 내용을 분류하였다. 각

주제별로 조사 대상자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은 인용문으로 추출해 제시하였다. 

—————————————————————————

결 과
—————————————————————————

학교에 있는 건강매점을 이용 중인 학생들의 인터뷰 결과,

건강매점 이용의 현황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의 방

향점은 각각 4개의 범주와 2가지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의미는 Table 2와 같이 분석되었다. 

1. 건강매점 이용의 현황

1) 개인적 방해요인

(1) 개인적 인식과 행동 수행의 불일치

과일과 채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 과일 및 채소 섭취

가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생각 등의 질문

을 통해 현 시범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학교의 조사 대상자들

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과 건강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

“살이 빠져요, 몸매와 눈이 좋아져요.”

“비타민이요.”

“만족감이요.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과일과 채소 섭취 충분에 대한 생각 및 이유를 통

해 낮은 인식을 가져 행동으로 준수하지 않는 불일치를 보였다.

“(과일을)안 사 먹어요. 과자를 더 좋아해요.”

“(건강매점에)과일을 팔긴 파는데 잘 안 사 먹어요.”

(2) 개인별 기호에 맞는 식품선택 부족

건강매점을 이용하게 되지 않는 이유를 통해 지속적인 건

강매점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별 기호에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진

열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 시범사업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진열하지 못하고 단일 제품에 의존하고 있었다.

“다양하게 못 먹는 것 같아요...(중략)...사서 먹어도 여러

가지 사지 못하잖아요. 하나 사서 조금씩 먹는 게 전부라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식품이 있는 것 같아요.”

2) 지속적인 관리의 부재

(1) 낮은 이용 편의성

건강매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건

강매점 이용자들은 과일이란 매점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품

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과일하면 떠오르는 것은 잘 상하는 것 같아서 매점에서

여러 개 가져다가 팔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물품이라고 생

각이 돼요.” 

이들은 건강매점 이용 시 교실과 건강매점의 이동에 소요

되는 시간에 대한 물리적 어려움 그리고 상품의 유통상 한계

로 인해 구매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했다. 

“들어오는 제품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조차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먹고 싶어서 사러 갔는데 다 떨어졌다고 해

요...(중략)...쉬는 시간 20분 짧은 시간에 내려와 사서 먹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2) 지속적인 구매가격 유지의 어려움

건강매점에 대한 만족도에서 건강매점 이용자들은 가격 변

동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건강매점에서 판

매하는 과일 가격이 높으면 구매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의

견이었다. 

“건강매점이 일반매점보다 수익이 많이 안 남아서 가격을

좀 더 부를 수 밖에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건강매점에 안 좋

은 측면 중 하나인데 이런 것이 저에게 영향을 많이 주죠. 가

격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크죠. 그런데 건강매점은 수익구

조 때문에 값을 더 부를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소비자나 판매

입장에서나 약간 불쾌하죠. 가격도 높으면 판매도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건강매점 이용 시 불편한 점에 대해 이들은 건강매점 관리

자의 수요예측의 어려움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과일 구입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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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매점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적어 매점에

서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회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만약

에 학생들이 다 매점에서도 과일을 들여올 텐데...(중략)...과

일 특정상 빨리 상하고, 보관도 힘든데 학생들이 많이 사먹

지 않으니까 유통이 안 돼서 전기세도 안 나오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과일을 안 들여 놓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과일 판매를 못해서

저같이 과일을 사먹고 싶은 학생들도 과일을 못 사먹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 현황을 회복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의 방향

1) 운영 시스템 재구축

(1) 행동 수행에 대한 직관적 홍보

건강매점 이용자들에게 건강매점의 개선에 대하여 이에 대

한 광고 및 홍보 필요시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효과적인지 등

질문을 한 결과 미디어 매체를 통해 뇌리에 계속 노출 시키

면서 잠재적으로 수요를 늘리고, 사용 후에 대한 효과를 자

연스럽게 전달하는 마케팅을 활용한다면 과일의 수요가 증

가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 외에 무료 시식대 진

열도 홍보에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안되었다. 

“TV매체 같은 곳에 광고하면 좋다는 생각은 그 사람들이

과일 섭취가 건강하고 몸에 좋다고 말하는 것이 수요를 증가

시키는 것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시

간대 저 과일 채소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함으로

써 사람들 뇌리에 계속 노출 시키잖아요. 그렇기에 사과의 수

요를 잠재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실험이나 조사에 의해서 과일을 먹으면 암 발병률이 낮아

진다 하면 당연히 먹겠죠.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던

엄마들이던 입소문이 나잖아요. 사과가 있으면 암 발병률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하나라도 먹을 거잖아요...(중략)...과일

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알려준다면 그것도 자연스레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것이 수요의 증가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짜로 무료시식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 기존 제품 개선 및 개발을 통한 맞춤형 제품 제공

건강매점 이용자들은 제철 재료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과

일을 묶음으로 판매하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건강으로 인식

할 수 있는 대표 제품에 대한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

견들도 내었다. 

“사과, 파인애플 팔잖아요. 단품으로 말고 섞어서 팔았으

면 좋겠어요.”

“종류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계절과일이 나왔으면 좋겠

어요.”

“제철과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2) 학교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협력 방안

(1) 물리적 접근성 제한점에 대한 해결 방법 구축

상품의 유통상 한계로 인해 구입이 제한되는 경우 사전예

약제를 도입하여 수요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

의 불일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건강매점 이용자들은 휴

대가 편리한 제품을 제안했는데 이는 구입과 섭취에 부족한

시간과 교실에서 떨어져 있는 매점까지의 거리 등 물리적 제

약을 극복할 수 있는 동시에 환경적 고려도 할 수 있다고 하

였다. 

“기숙사에서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평균 7시 반까지

등교를 해야 되요. 다음 시간엔 운동하느라 바쁘고, 공부하

느라 바쁘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유가 없는 것 같아

요. 이것이 문제에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휴대성을

높여서 들고 다닐 수 있게 하던가요.” 

“학교 안에는 제 생각에 휴대성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왜냐하면 애들이 바쁘니까 일단 앉아서 무엇을 먹을 시

간이 밥 먹는 시간밖에 없고, 과일 그냥 들고 가면 껍질 처리

가 안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키위나 딸기, 토마토를 한입에

넣어서 주면 애들이 먹고 최대한 껍질이 안 남을 거 아니에

요. 그래도 다 들고 다니면 쓰레기가 생기니까 애들이 짧은

시간에 이동하면서 쓰레기 없이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유통비용 개선을 통한 이윤추구 마련

건강매점에 대한 만족도에서 가격 문제와 이에 대한 원인

을 인식하는 건강매점 이용자들은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 높

아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

한 개선 방향으로 직거래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이윤추구

마련을 위해 수요에 맞춘 재고를 최적화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불리한 수익구조요. 들어올 수 있는 물품들이 한정되어

있기에 몸에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걸러야 되잖아요. 그렇기

에 다른 일반 매점처럼 하면 팔고 싶은 것을 다 팔아서 수익

이 많이 날 수 있는데 건강한 것은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 사

이에 유통비에 많이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매점

보다는 건강매점 수익이 불리하기에 저희 학교 매점도 건강

매점을 계속 이어왔지만 여러 개가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

에 나갔죠.”

—————————————————————————

고 찰
—————————————————————————

본 연구는 건강매점을 이용해 청소년의 식습관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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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만 감소 및 예방이라는 건강 증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

성하기 위해, 수요자를 대상으로 건강매점 시범사업의 현황

을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건강매점을 이

용하는 중·고생 29명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건강매점 이용에 대한 현시점의 과제는 개인적 방해요

인과 지속적인 관리의 부재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현황의 개

선 방안으로는 개인적 방해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운영 시

스템을 재구축하여 행동수행에 대한 직관적 홍보와 기존 제

품 개선 및 개발을 통한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제안

되었다. 지속적인 관리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협력 방안을 통해 시·공간적 제한점에

대한 해결 방안 구축, 유통비용 개선을 통한 이윤추구 마련

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율은 감소된 신체 활동과 서구화

된 식생활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라면, 빵, 과

자, 튀김, 아이스크림, 햄버거나 피자와 같은 음식을 자주 섭

취해 지방 과잉섭취자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나

트륨 섭취량의 경우 전체 연령의 평균보다 높고 성장에 필요

한 칼슘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비율은 성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1, 12]. 청소년기에는 건강보다 학업에 대한 시

간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식사가 불규

칙하고 영양이 불균형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13]. 청소

년들은 집이 아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라 주로

학교 안에 있는 매점에서 간식을 구입해 섭취하므로 청소년

들의 식행동과 식품의 선택과 구매, 섭취에 있어 학교 환경

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14-16]. 이와 같은 맥락에서 건강

한 식품을 선호하는 문화적 변화를 위해 아동 및 청소년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에서 건강에 좋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상

점을 배치하지 않도록 규제하며, 건강식품 소매업체에 대해

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시된 바 있다[8]. 건강매점

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조성할 수 있게 위생적

이고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고 지속성 있는 건강 및 식생활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기반으로 청소년들 스스로 건강

을 고려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5]. 체중감소

와 건강관리를 위해 채소와 과일의 필요성이 증가된 학생들

과 채소와 과일을 선호하는 일부 학생들, 기숙사 생활로 과

일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가정에서 조차 접할 기회가 낮은 학

생들이 특히 건강매점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건강

식품을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과 구매자인 학생의 낮은 건강매점 이용률로 인해 양질의 과

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현실 등으로 건강식품 진

열이 감소하면서 학생들은 매점 운영이 건강매점이라는 본

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과 원하는 건강식품의 구매가

어려운 편의성 감소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국외 사례의 경우 국내와 같은 건강 증진을 위한 공통적인

목적으로 건강매점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기관의 지속적인 협

조와 지원, 학교 내 학생들이 건강 및 식생활 정보를 제공 받

는 환경적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17-19]. 호주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의 과체중과 비만 증가로 인해 New South Wales정

부가 교장, 교직원, 매점 관리자, 학부모, 학생 대표, 자원 봉

사자로 구성된 매점 운영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될 수 있

도록 하였다[20]. 싱가포르에서는 The Model School

Tuck Shop Programme(MSTP)으로 학교매점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건강매점을 구성하는 8개의 핵심 식품 서비

스 지침서와 학교 건강매점 식품, 모니터링 점검 목록을 통

해 학생, 학부모, 학교, 학교 매점 운영자가 프로그램을 참여

하여 학교에 있는 매점에서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

경을 구축하였다[21]. 해당 사례들은 건강매점 관리를 학

교, 학교 매점 운영자뿐 아닌 학부모, 학생들을 식품점검 및

모니터링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관리와 건강매점의 접

근성을 높였다. 영국에서는 Healthy Tuck Shop과 Fruit

Tuck Shop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생들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건부에 지원을 받아 건강한 간식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다[19, 22]. 그 외에도 2000년부터

학교 과일 및 채소 제도를 시작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학생들

에게 채소와 과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19]. 즉, 국외사

례의 경우 지속적인 재원과 관리, 학교 동아리와 같은 비교

과 교육과정의 활용 등으로 건강식품 선택에 대한 인식 형성

에서 행동 변화와 수행으로 이어질 지속적인 환경을 조성하

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건강매점의 운영을 위해서는 대상자들

의 요구와 선호도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건강매점

에 대한 지속적인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식생활 속에

서 건강한 식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학

교 중심의 식생활 교육 환경의 조성 역시 필요할 것이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매점의 시범사

업 후 개선 방안에 대해 질적 연구 방법으로 탐색해 보았다.

2012년 건강매점 과일 판매량을 기준으로 남녀 성비가 유

사하게 참여 학교로 선정 후 각 학교별로 참여자 대상 포커

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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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자는 평균 만 15.1세, 남자 14명, 여자 15명이었

고 건강매점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만족도, 건강매점 이용

전과 후의 변화 양상 등에 대해 응답하였다.

2)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매점 이용의 현황으로는 개인

적 방해요인과 지속적인 관리의 부재로 도출되었다. 해당 사

업을 통한 목적 달성에 대한 개인적 방해요인으로는 개인적

인식과 행동 수행의 불일치, 개인별 기호에 맞는 식품선택 부

족이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의 부재로 상품의 유통상 한계

점과 물리적 한계로 낮은 이용 편의성이 나타나며, 가격 변

동과 수요예측의 어려움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지

속적인 사업의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3) 이러한 현황을 극복할 수 있는 향후 개선 방안에 있어

행동수행에 대한 직관적 홍보와 기존 제품 개선 및 개발을 통

한 맞춤형 제품 제공으로 운영 시스템 재구축을 해야 하고,

시공간적 제한점에 대한 해결 방법 구축을 통해 물리적 한계

를 개선할 수 있으며, 유통비용을 통한 이윤추구를 마련함으

로써 지속적인 구매가격을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청소년들이 건강매점을 통해 과일 섭취를 증가하고 궁

극적으로 비만 감소 및 예방 등 건강 증진을 성취하도록 하

고 있으나, 건강에 대한 인식과는 다르게 행동으로 옮기는 실

천 단계까지 도달하지 않았고, 건강매점 운영에서의 지속적

인 관리의 부족으로 목적의 취지가 약해져 가고 있다. 학생들

은 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성 요구, 건강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표 제품에 대한 가격 조정과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

견들을 내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

서 건강매점에 대한 운영 시스템 재구축과 지역사회와의 지

속적인 협력을 통해 마련된 방안들을 적용시켜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이용하여 이들의 건강증진에 기여될 것

으로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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