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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reakfast Club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ims to provide breakfast and nutrition education to students

who require need breakfas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changes at the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levels among high-school participants of the Breakfast Club. The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20 high

school students (10 boys and 10 girls) via a focus group interview at each school. Experienced improvement and suggested

future tasks from the experience of the Breakfast Club were categorized at three levels (themes): personal factors, school

environmental factors, and home environmental factors. The health belief, knowledege, awareness, and perception of

effects of the participants showed improvement but the personal barriers need to be improved. At the school level, peer

influence and school food policies were improved but some aspects of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for breakfast, and social

norms need to be improved. The factors related to the home environment, such as family influence, and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for breakfast were better after the program. The Breakfast Club changed not only personal behaviors but also

the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s.

Key Words: Breakfast Club, breakfast skipping, personal factors, school environment, home environment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한 부모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인

해 매 끼니마다 아침식사 준비 시간이 부족한 사회로 변화

하면서 아침 결식과 영양이 불균형한 식품 섭취가 증가하는

등 청소년들의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0; Chen & Escarce 2010). 또한 청소년 중에서

학습량이 많은 고등학생의 경우 아침 일찍 여유 없는 등교

시간과 밤늦은 귀가로 인한 수면부족으로 아침식사를 거르

는 경우도 있다(Shin 2015).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

계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 5일 이상 아침식

사 결식률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

다가 2017년에는 31.5%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t al. 2010). 청소년 시기

는 신체적 성장과 정서적 성숙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이

며 식사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충분하고 적절한 영양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Weaver 2002; Lake et al. 2006). 또

한 이 시기의 식습관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므로 올바른 식습

관 형성 역시 필요하다(Weaver 2002; Lake et al. 2006).

청소년기의 아침 결식은 과식을 하거나 밤늦게 식사를 하는

불규칙한 식사습관과 관련되어 있고 고지방 및 고열량 식품

섭취를 높여 지속적인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져 과체중 및 비

만 위험이나 이후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과 연결될 수 있

다(Azadbakht 2013; Reeves 2013). 아침식사 섭취율이 높을

수록 곡류, 과일 및 채소류와 유제품류의 섭취 횟수는 증가

하고 고지방 및 당류가 높은 식품의 섭취 횟수가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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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영양섭취로 비만과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이 감소

된다는 점에서(Timlin & Pereira 2007),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식사섭취 상태 개선을 위해 학교에서 원활

한 영양교육과 함께 아침식사를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3).

서울시의 아침밥 클럽은 아침식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

상으로 우유, 과일, 시리얼 및 빵 등의 곡류군으로 구성된 건

강한 아침식사와 영양교육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강과 올

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3).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

룹 인터뷰를 통해 아침밥 클럽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 참여

후 아침을 결식했던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인식 및

행동, 경험을 통한 개인적환경적 변화와 향후 이와 같은 변

화를 돕기 위한 아침밥 클럽의 개선점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2년 연속 아침밥 클럽을 진행하는 학

교(2개교)와 신규 학교(2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남녀

성비에 맞춰(20명) 남자 10명, 여자 10명으로 평균 연령은

만16.2세(만15-18세)이었으며 맞벌이 부모 가정 학생이

60%(12명)이었다.<Table 1>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 대한 모든 진행은 상명대학교 연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사전 승인(BE 2013-3)

을 받았으며 조사 전 연구의 취지를 설명 후 대상자가 참여

에 동의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각 학교별로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학교에서 미리 준비한 교실이나 회의

실에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 그룹 당 약 50~70분 정도 소요

되었다. 인터뷰 시작 전 연구책임자는 인터뷰의 주요 목적들

을 설명하고 모든 인터뷰 내용이 녹음된다는 동의를 구했다.

각 조사 대상자들의 이해도와 수준을 고려하여 사전에 작성

된 양식에 따라 구성된 질문내용은 과일 및 채소섭취에 대

한 인식 및 태도, 아침밥 클럽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아침밥

클럽에 대한 만족도, 아침밥 클럽 참여 전과 후의 변화 양상

등이었으며 질문 후 일부는 확장해서 심도 있는 자료들로 도

출하고자 하였다.

3. 자료분석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 인터뷰 내용들을 녹음하

여 자료 수집을 마치는 대로 녹음 내용들을 기록한 후 녹음

자료들은 즉시 파기하였다. 필사 자료들은 Strass & Corbin

이 제시한 개방코딩 과정을 통해서 반향적, 직설적, 해설적

판독 방식을 통한 의미를 추출하여 속성과 차원에 고려해 부

호화 및 범주화했다(Shin 2001). 여러 차례 정독하여 연구

주제와 관련되고 의미 있는 키워드를 선정해 주제(theme), 부

주제(sub-theme)로 내용을 분류하였으며 각 주제별로 조사

대상자들이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인

용문 형식으로 추출해 제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연구결과

아침밥 클럽 참여 후 대상자가 경험한 개인적, 학교 환경

적, 가정 환경적 변화와 향후 이와 같은 변화를 돕기 위한

아침밥 클럽의 개선점이 <Table 2>와 같이 도출되었다.

1) 아침밥 클럽 참여 후 변화된 요인

(1) 개인적 요인

① 건강에 대한 믿음

현 시범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해당 사업을 통

해, 체중이 개선되고 규칙적 식사와 함께 과식이 감소되었으

며 영양 불균형 해소로 건강이 증진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몸의 밸런스가 좋아진 것 같아요. 고1때는 살이 조금 통통했

는데 지금은 아침밥을 먹으며 식습관도 조절하고 있기에 몸무

게가 점점 빠지면서 키도 큰 것 같아요.”

“제가 먹어도 살이 안찌는 체질인데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확

쪄요. 그런데 아침밥 클럽을 하고 아침밥을 먹고 식습관을 조

절하다 보니 체중도 저절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식습관이 안 좋았어요. 좀 과식하는 편이

고 했었는데 체계적인 식습관을 아침도 먹고 하니까 점심량도

줄어들게 되고 저녁도 많이 먹기가 싫어서.. 과식이 없어졌어

요.”

“아침을 안 먹고 와서 점심을 매우 많이 먹고 빨리 먹었거든요.

그런데 아침밥을 먹고 나서부터 많이 먹는 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많이 먹게 되지도 않고 군것질도 안 하게 되

고요.”

“아침밥을 안 먹어서 원래 점시시간 전에 군것질을 많이 해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Breakfast Club

Subjects Number of participants Mean age (years) % of dual earners The existing participants New participants

Girl 10 15.6 30 5 5

Boy 10 16.8 90 5 5

Total 20 16.2 6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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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시간에도 급식을 많이 안 먹거든요. 그럼 또 군것질을 하

니까 저녁 먹는 시간도 늦어지고 그랬는데 아침을 먹으면서 규

칙적으로 식습관이 변한 것 같아요.”

“우유를 원래 잘 안 먹었는데 많이 먹게 되었어요.”

② 지식

아침밥 클럽을 통해 참여자들은 매주 영양교육을 받으며

영양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하

고 있었다.

“(영양교육)매주 수요일마다 받아요.”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되요.”

“좀 오래 교육하세요.”

“충분해요.”

③ 인식

일부 참여자들은 아침밥 클럽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소

식을 듣고, 아침 결식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대답하였다.

“아침을 많이 걸러서요. 아침밥 클럽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신

청하게 됐어요.”

“저도 요즘 같은 경우에 아침을 먹는데 예전에는 아침을 아예

안 먹어서요. 아침은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들고 하니까... 신청

하게 됐어요.”

④ 효과에 대한 인지

아침밥 섭취 후 참여자들은 점심시간 전까지 오랜 시간 동

안 배고픔이 감소하고 졸음이 사라져 수업 참여도가 증가했

다고 하였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주스를 마시고 학교를 오

는데 6시~6시 10분이라 그때 먹고 나오면 1교시가 끝나서 애

매하게 배가 고파요. 아침밥을 먹고 교실에 들어가면 3교시까

지는 배가 고프지도 않아....”

“매일 졸았거든요. 1,2교시는 자고 시작했는데 요즘은 잠이 잘

안와요.”

(2) 학교 환경 관련 요인

① 유용성과 접근성

일부 참여자들은 각자가 처한 환경으로 아침식사의 어려

움이 있었는데, 아침밥 클럽을 통해 매일 아침마다 학교에서

아침밥을 제공받아 섭취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저는 중학생 때까지 아침을 먹고 다녔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등교시간이 빨라지고 못 먹으니까 걱정되고 해서 신청했어요.”

② 친구 간 영향

아침밥 클럽 시범사업 이후 참여자들은 참여하지 않은 주

변 친구들에게 아침밥 클럽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했다고

하였으며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의

<Table 2> Experienced improvement and suggested future tasks after participation in the Breakfast Club.

Theme Sub-theme
Constructed meaning

Experienced improvement (I) and suggested future tasks (F)

Personal factors

Health belief Health promotion I

Knowledge Acquisition from nutrition education I

Awareness Motivation for voluntary participation I

Perception of effects
Increased class participation I

Reduction in long-term hunger I

Personal barriers
Reflection of taste preference F

Duplicated menu F

Factors related to the 

school environment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Provision of breakfast to students who need breakfast I

Physically limited place and time slot F

Limited coverage of the program F

Peer influences Interactive motivation between friends I

Social norms

Activation of school activities I

Morning person I

Consideration of eco-friendly environment F

Continuity of menu management F

School food policies Inducement of teachers for active participation in the Breakfast club I

Factors related to the 

home environment

Family influences Monitoring of parents for participation in the breakfast club I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Reduction in physical and time burden of caregivers I

Reduction in monetary burden of participant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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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받았다고 했다.

“가끔씩 저희 반에는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희 반에서

저랑 4명이 먹어요. 보통 3명이서 같이 먹는데 맛도 괜찮고 얘

기하면 신청할까 갈등했던 친구들은 후회를 해요.” 

③ 사회적 규범

참여자들은 아침밥 클럽 참여로 아침밥 섭취와 함께 규칙

을 준수하고 수업 전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교내활동을 하

였다. 이를 통해 교내 활동이 활성화 되고, 사회성을 길러주

며 아침형 인간으로 가까워지고 있음을 기대 하였다.

“저는 원래 일찍 일어나요. 그런데 오면 할 것이 없어서 핸드

폰 하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데 여기 와서 밥 먹고 도우미를 하

다 보니까 상점도 받고, 시간도 허비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

요.”

“학교를 더 빨리 오게 하고, 지각을 안 하게 되고요.” 

④ 학교 식품 정책

일부 참여자들은 아침밥 클럽 시범사업에 대하여 참여 전

에는 잘 모르고 있었으나, 교사가 학교의 해당 사업에 대해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참여에 이끌어 주었다.

“따로 신청하지 않고,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요”

(3) 가족 환경 관련 요소

① 가족 간 영향

가정에서 참여자의 아침밥 섭취 여부를 모르던 보호자들

이, 아침밥 클럽 시범사업 이후 참여자가 학교에서 매일 아

침밥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을 보고하였다.

“제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집이 멀어 제가

밥을 못 먹었는데 학교에서라도 이렇게 먹여주니까 좋아하셔요.”

② 유용성과 접근성

보호자는 사회적 환경 요인으로 인해 참여자의 아침밥에

대한 물리적시간적 부담이 있었으며 일부 참여자들은 금전

지출을 통해 아침밥을 해결하였다. 이후 학교에서 아침밥을

제공하면서 보호자는 참여자의 아침밥에 대한 부담감이 감

소하고 참여자는 금전 지출이 감소되었다.

“부모님이 안심하시고 평소에 뭐라도 손에 들려 보내시려고 했

는데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밤늦게 오셔서 잘 못 챙겨 주시는데 아침밥 클럽을

하니까 엄마 대신에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좋아하셔요.”

“저는 아침밥 먹기 전에는 항상 2교시 끝나고 매점을 가서 빵

을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때쯤에... 그래서 항상 빵을

사먹었는데 그 돈이 아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밥 클럽

이)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중요한게 돈을 아끼게 됐어요. 매점에 안가도 되니까요...” 

2) 아침밥 클럽의 향후 개선 과제

(1) 개인적 요인

① 개인적 방해요인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아침밥 일부 중 맛이 없는

경우도 있어 맛에 대한 기호 반영이 필요하고, 중복되는 메

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메뉴가 한정적이라서 오늘은 뭐가 나오겠다는 것이 대충 보

여요. 조금 다양해 졌으면 좋겠어요. 맨날 시리얼, 빵, 요거트,

우유, 과일, 떡 이런 것만 나오니까요. 떡은 맛이 없어요.”

“너무 똑같은 메뉴만 반복 되는 것 같아요. 우유도 그렇고 가

끔씩은 초코우유, 딸기우유 이런 것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매

일 흰우유, 과일, 빵, 떡 이렇게만 나오니까요.”

“떡이 아무 맛이 안 나요”

“두유요... 별로 안 좋아해서 자주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2) 학교 환경 관련 요인

① 유용성과 접근성

일부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아침밥 섭취에 이용되는 장소

와 짧은 식사시간에 불편함을 제기하였다.

“먹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장소가 협소해요.”

“시간 내에 먹어야 해서 촉박해요. 그리고 일찍 와야 하잖아요

...”

“시간을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 올라오는 게 힘든데 셔틀버스에서 늦게 나오는 친

구들 때문에 늦어 질 때가 있어서 5분 남기고 뛰어오는 게 너

무 힘들어요.”

“시간이요. 저희는 그냥 입에 쑤셔 넣고 올라가야 해서 힘들어

요.”

그리고 아침밥을 제공하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아침밥

클럽 참여를 원하는 지원자가 있어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친구는 안 되고 제가 됐어요.”

“친구랑 같이 신청했는데 저만 됐어요.” 

② 사회적 규범

아침밥을 제공하면서 생기게 되는 일회용품 쓰레기에 대

해 참여자들은 친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유가 너무 많이 남아요.”

“포장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또한 약속된 아침밥 메뉴와 다르게 나왔을 때 실망감이 생

긴다고 하였다.

“치즈케익이 나온다고 했는데 빵이 나와서 실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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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찰

본 연구는 아침 식사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아침밥 클럽에

참여한 이후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인식 및 행동 변화와 이

러한 변화를 돕기 위한 아침밥 클럽 운영의 향후 개선 과제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침밥 클럽을 참여하고 있는 중고등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아침밥 클럽 참여 이후 변화된 요인과 향후 개선 과제는 개

인적 요인, 학교환경 관련요인, 가족환경 관련요소로 도출되

었다. 인식 및 행동의 변화 요인에서 개인적 요인으로는 건

강에 대한 믿음, 지식, 인식, 효과에 대한 인지, 향후 과제로

는 개인적 방해요인이 도출되었다. 학교환경 수준에서의 변

화요인은 친구 간 영향과 학교 식품 정책으로 도출되었으며

유용성과 접근성, 사회적 규범은 변화요인과 개선요인이 도

출되었다. 가족환경과 관련된 가족 간 영향, 유용성과 접근

성은 모두 변화를 돕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청소년의 아침 결식률은 보호자의 경제활동으로 아침식사

를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10; Chen & Escarce 2010). 청소년들은

라면, 햄버거, 피자 같은 높은 열량의 식품 섭취와 아침식사

결식으로 저녁시간에 과다섭취와 같은 영양 불균형과 불규

칙한 식습관을 지속함에 따라 정서적 성숙 및 신체적 성장

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에 학습수행능력 저하와 성장발

달 저해, 비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et

al. 2008; Na et al. 2010; Nicklas et al. 2000; Tin et al.

2011). 또한 건강보다 학업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높아 청소

년들은 불균형한 영양과 불규칙한 식사 환경에 노출되고 있

으며(Lee et al. 2012), 아침 일찍 학교에 등교하고 늦은 시

간 집으로 귀가하기 때문에 아침식사 시간 조금이라도 수면

보충을 위해 결식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학교에서는 청소

년들의 영양관리와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아침식사와 영양

교육 환경이 필요할 것이다(Shin 2015;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3; Bae 2013). 이와 같은 맥락으로 뉴질랜

드에서는 1년간 아침식사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아침식사를

지원받는 곳과 지원받지 않는 곳을 실험하여 분석한 결과 아

침식사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 학업 성취, 영양

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밝

혔다(Mhurchu et al. 2010).

아침밥 클럽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을 감

소시켜 건강 증진과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

교에서 영양교육과 아침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제

약되어 있는 환경에 벗어나 정서적 및 신체적인 면에서도 원

활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하였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3). 아침밥 클럽 프로그램 운영 이후 변화된

요인에 있어 향후 개선 과제로는 지원받는 아침식사의 맛과

중복적인 메뉴로 인한 개인적 방해, 학교환경 수준에서 아침

밥 섭취에 대한 시간 및 장소의 불편함과 아침밥 클럽 프로

그램의 참여인원 제한, 빈번한 아침밥 메뉴 변경으로 생긴

낮은 신뢰성과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가 있

었다. 하지만 아침식사를 결식하던 청소년들이 아침밥 프로

그램에 참여한 이후 체중이 개선되고 규칙적인 식사와 과식

감소, 영양 불균형 해소로 건강이 증진하면서 아침식사를 통

한 건강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었으며, 수업 참여가 높아지고

오랜 시간 배고픔이 낮아져 아침식사에 대한 효과도 인지하

였다는 점, 프로그램을 통해 교내 및 아침시간 활동의 활성

화, 가정환경 제약으로 아침식사에 대한 보호자의 부담 감소

와 같이 긍정적인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본 연

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국외 사례에서도 국내 아침밥 클럽과 같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양상태 개선과 교내 생활 및

학업 성취 향상 등 본 연구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Cliona et al. 2010; Meyers et al. 1989; Powell et al.

1998). 미국에서는 장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과 저소득층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서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처

음 도입해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는 아침식사 지원 프로그램

이 확립되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여 최근에는 전

체 학생들을 무료로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해당 사례는 학교에서 아침식사를 저소득층 및

장거리 통학 학생들에게 지원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 대상

보호자가 아침식사에 대한 물리적 부담과 시간적 부담이 낮

아지고 금전 지출 또한 감소해 본 연구의 가족환경에 대한

유용성과 접근성이 공용됨을 볼 수 있었으며 이후 모든 학

생들에게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넓혀간 부분에서 차

이를 두었다. 반면 캐나다는 정부에서 아침식사 지원 프로그

램을 운영하지 않아 자선단체인 Breakfast Club of Canada

를 결성하여 1500개 학교에 있는 20만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역의 수요를 따라잡기는 어

려워 500여개의 학교는 대기 중이다(Breakfast Club of

Canada 2016). 즉, 국외사례에서도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들

이 계속 나타나면서 아침식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보완과 아

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요구되고 있음을 사료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아침을

결식했던 참여 대상자들에게 학교와 가정환경에서의 생활 및

관계 향상과 건강 증진에 대한 개인적 요인이 변화되고 있

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서 학생들의 식생활을 중재할 수 있

는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I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아침밥 클럽 시범

사업을 통해 변화된 요인과 향후 개선 과제를 질적 연구 방

법으로 탐색해 보았다. 2년 연속 아침밥 클럽을 진행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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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2개교)와 신규 학교(2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남녀

성비에 맞춰(20명) 각 학교별로 참여자 대상 포커스 그룹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평균 만 16.2세였고 남자 10명, 여자 10명 아침

밥 클럽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만족도, 아침밥 클럽 이용

전후 변화 양상 등에 대해 응답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침밥 클럽 참여를 통해 변화된 부분과 향후 개선 과제의

3가지 요인 및 요소는 개인적 요인, 학교 환경 관련 요인 그

리고 가족 환경 관련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해당 사업을 통

하여 첫째, 개인적 요인으로 건강에 대한 믿음, 지식, 인식,

효과에 대한 인지가 변화된 부분으로 나타나며 과제로는 메

뉴와 맛에 관련하여 개인적 방해 요인이 제시되었다. 둘째,

학교 환경 관련 요인으로 변화된 부분에서 또래간의 영향,

학교 식품정책이 있으며 사회적 규범, 학생들에게 아침밥 제

공을 통한 유용성은 변화된 부분과 함께 향후 개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셋째, 가족 환경 관련 요소로 가족 간의 영향,

금전 지출과 물리적시간적 관련한 기용성과 접근성이 변화

된 부분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비만 발생과 관련된 건강

행위 중의 하나인 아침편식 개선으로 인한 환경이 아침밥 클

럽에 참여함으로, 개선된 아침식사 및 건강 증진을 나타냄과

동시에 학교 환경과 가족 환경의 집단적 효과가 다각적으로

도출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뒤이어 향후 개선 과제에

는 시간과 장소의 물리적 제약, 제한된 참여인원, 친환경에

대한 고려와 메뉴 관리의 지속성으로 학교 환경 관련 요인

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은 아침밥에 대해 중복

된 메뉴 개선과 맛에 대한 기호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청소년들이 참여

하는 아침밥 클럽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이에 발생하는 향

후 개선 과제들을 개선하게 되면 보다 더 건강증진 확립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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