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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users and affiliate-stores distribution of electronic-cards 
for children’s meal service using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in Busan. When 
the affiliated-stores were classified into specialty-, mixed- and simple-meal stores and 
supermarkets according to the meal menu, the ratio of simple-meal stores was the highest 
in this analysis, and convenience stores accounted for the most affiliated stores of the simple-meal. 
Haeundae-gu had the highest number of affiliated-stores, followed in order by Busanjin-gu 
and Saha-gu. As of November 2019, 11,513 people had electronic cards for child meals, with 
120 preschool-aged children, 3,625 elementary school students, 3,205 middle school students, 
and 4.359 high school students. The districts with the highest number of electronic cards per 
population of children were Haeundae-gu (Bansong-1dong), Geumjeong-gu (Seodong), 
Sasang-gu (Mora-3dong), and Seo-gu (Amidong). Jung-gu was the only area with enough 
affiliate-stores that could be used with electronic cards. More study will be needed to determine 
how various affiliate-stores can be added so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usan can use 
electronic cards and how to select and consume appropriate foods at a given affiliate-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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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아동ㆍ청소년기는 신장과 체중의 증가와 함께 

신체기관의 발달이 활발한 시기로 신체적 발달과 

함께 인지능력 향상 및 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적절하고 균형있는 양질의 영양 공급

이 필요하다(Choi et al. 2011; Yang et al. 

2015). 이 시기의 영양부족은 신체적 건강은 물론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집중력과 학습의욕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업 성취도 

감소,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자살생각, 소외감, 

낮은 자아존중감 등 심리ㆍ사회ㆍ정서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Alaimo et al. 2001; Alaimo et 

al. 2002; Whitaker et al. 2006; Cho 2007). 

그런데 우리나라 저소득층 가구 아동의 영양

섭취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hoi et al. 2011). 우리나라 아동들의 식품섭

취 통계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아동의 경우 

곡류 및 곡류제품의 섭취는 높은 반면, 과일의 

섭취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0). 또한 

영양권장량 대비 섭취율을 분석한 결과 다른 연령

층에 비하여 칼슘 섭취수준이 절반정도에 불과하

며, 리보플라빈의 섭취수준도 80%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2).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

득층 아동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

선 등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체 평

균(2.87%)과 비교하여 25.55%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먹지 못하는 비율도 평균

(3.24%)에 비해 32.39%로 높게 나타났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이러한 아동ㆍ청소년들의 음식섭취와 관련한 문제

는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Shin 2011). 빈

곤가구의 경우 재정적인 한계로 인하여 영양이나 

건강보다는 가격을 우선시해서 식품을 고르게 될 

가능성이 높고(Gulati 2004), 가정에서 음식이 충

분하지 못하여 자녀들이 섭취가 가능할 때 많이 

먹어두고 축적하는 식습관을 가지게 되어 이러한 

점들이 청소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Alaimo 2000). 이것은 저소득층의 

아동ㆍ청소년의 영양문제에 있어서 신체 발달적 

측면에서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서비스 관리 여하

에 따라 영양학적 발달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Jeon & Kwon 2018). 

우리나라 정부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

존)」 제2항제3호에 따라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2000년에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실시되었고, 2005년에 지방 자치 단체로 이

양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급식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보호자의 

장기 부재나 사고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와 앞의 경우에는 해

당되지 않으나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경우 역시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식품ㆍ영양지원을 하고 있지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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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식사섭취량이 감

소하고, 특히 우유 및 유제품, 야채, 과일의 섭취

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15). 과

거에는 영양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균형 

잡힌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최근에

는 비만 등 질환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정책의 방

향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2). 최근에는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

그램(SNAP)이나 아동영양프로그램(Child Nutrition 

Programs), 신선과일ㆍ채소 제공 프로그램(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을 통하여 과일

과 채소 섭취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2). 국내

에서도 2011년부터 가구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

층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식으로 과일을 

제공하는 과일바구니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를 통

한 청소년들의 과일 섭취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 & Kim 2018). 또한 경기도의 경

우 2019년 6월부터 불균형한 영양섭취와 식습관 

개선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어린

이들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

에게 건강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Gyeonggi-do 2019). 

부산시의 경우 2012년 9월, 지원 대상 아동의 

낙인감 해소와 이용 편의성, 관리의 효율성 및 투

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급식 전자카드(행복드

림카드)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부산

시의 아동급식 전자카드는 2018년 기준 총 9,736

백만원의 예산으로 12,487명의 아동이 사용하고 

있으며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상황에 따라 

1일 1-3식을 제공하고 있다(Busan Metropolitan 

City 2018). 구체적으로 부산시의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급식카드(전자카드)를 발급하여 가맹점을 

이용하거나,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사용

할 수 있으며, 1일 사용 한도액은 2만원(부식은 4

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Busan Metropolitan 

City 2020). 무엇보다도 청소년기에 확립된 식습

관 및 영양불균형은 성인이 되어 바꾸기 매우 어

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Kim 2017), 복지의 

차원에서 아동급식 전자카드 제공에 정책의 목적

을 삼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필수정책의 일환임을 고려하

여 질적으로 우수한 행복드림카드 사용을 위한 구

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결식우려 아동들에 대한 대상 

범위를 넓힐 뿐 아니라, 자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다. 2018

년 부산시에서 전자카드의 사용이 미비한 아동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급식 전

자카드의 미사용 사유로는 ‘혼자 먹기 싫어서

(17.6%)’, ‘지원 금액의 1식 단가로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16.8%)’, ‘가맹점이 없어서(16.3%)’, 기타

의견으로는 상당수가 ‘수치심이나 식당의 불친절’

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Busan Metropolitan 

City 2018). 이에 1식 단가 4,500원(2019년)

에서 2020년 5,000원으로 단가를 조정하였으며

(Busan Metropolitan City 2020), 가맹점 확

대나 수수료 인하 등의 개선사항도 마련하였다

(Busan Metropolitan City 2018). 그러나 사용

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나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Jeon & Kwon 2018), 가맹점의 접근성 

문제 등 카드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의 아동급식 전자카드 이용자와 가

맹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GIS 분석을 적용해 

보았다. 지도를 통한 공간자료와 이것의 시각화는 

영양 인류학에서 오랫동안 연구 분야로 이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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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Chrzan & Brett 2017). GIS(지리정보시스

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는 자원, 

환경, 건설, 도시계획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광

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술로 다양한 학문분야

에서 이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Park 

et al. 2010). 이렇게 다양한 기술과 분석방법, 그

리고 여러 학문 분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GIS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Lee & Shim 

2011). 지리적 위치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

석하여 유익한 정보를 생산하고, 생산된 자료의 입

력, 컴퓨터를 통한 분석, 정보의 출력을 모두 포함

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총괄하는 체계, 즉 

시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다(Park et al. 2010). 

영양학 분야에서는 GIS를 질적, 양적인 연구도

구로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식량부족이나 

식량위기와 관련된 ‘Food Deserts(식품사막)’를 

예로 들 수 있다. 식품사막은 사회ㆍ경제적인 환경

의 변화 속에서 신선한 채소나 과일, 식품 등 건강

한 식재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말하며, 식품사

막 지도는 이러한 식품 시스템의 공간적 역학을 이

해하는데 GIS를 이용해 왔다(Chrzan & Brett 

2017).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식품사막에 대한 개

념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지리적 특성상 면적이 

좁고 인구 밀집도가 높아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식품사막의 문제가 접근

성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노인이나 빈곤층 등 취약

계층에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yunghyang 

Shinmun 2015; Herald Economy 2016). 이렇

듯 GIS를 영양학 분야에 접목할 경우, 특정 지역

에 대한 식품 접근성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

고, 지리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아동급식 전자카드

(행복드림카드) 가맹점 분포와 이용자 실태를 파악

하고, 가맹점에 대한 접근성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GIS 분석을 함으로써 아동급식 전자카드 

사용의 효율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의 가맹점에 대한 기초자료는 부산시 아

동급식 전자카드 홈페이지(행복드림카드 http:// 

busan.nhdream.co.kr/)에서 2019년 11월 기준

으로 다운로드 받아 분석에 이용하였고, 부산시 

16개 구/군청에 아동급식 전자카드 이용자에 대

한 정보(구/군별, 취학형태별 이용자 수)를 제공받

아 분석하였다(2019년 11월 기준). 본 연구는 부

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PNU IRB/ 

2020_17_HR)를 받은 후 수행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아동급식 전자카드 가맹점 실태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판매하는 음식의 메뉴가 전문 식당의 경

우에는 ‘전문식’, 다양한 메뉴를 혼합하여 판매하

는 분식이나 경양식의 경우에는 ‘혼합식’, 편의점, 

베이커리, 도시락, 패스트푸드 등과 같이 간단한 

한 끼 식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간단식’, 그리고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마트’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부산시 아동급식 전자카드 홈페이지에서 다

운 받은 가맹점 정보 중 폐점되거나 복수로 기재

되어 있는 경우 및 주소 검색으로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 등 226개를 제외하고 총 3,001개의 가맹

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아동급식 전자카드 이용자 실태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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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의 성별이나 나이, 

거주지 등의 정보는 수집할 수 없었으므로 동별, 

취학 형태별 이용자 수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3) 통계처리 및 분석 방법

아동급식 전자카드 이용자와 가맹점에 대한 통

계분석은 IBM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하였다. 

4) 테이터의 지도화

수치를 모아 놓은 표만으로는 방대한 데이터를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상세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도화를 통한 표출이 필요하다. 세분화된 

데이터를 통하여 지역적 차이를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GIS 분석을 시행하였다. 아동급식 전자

카드 아동들이 가맹점을 도보로 이용함을 감안하

였을 때, 구(군) 전체의 분포 보다는 동 단위의 분

포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맹점과 이용자

의 분포를 동 단위까지 분석하였다. Esri ArcGIS 

program으로 데이터의 지도화 표출을 하였으며, 

Natural Breaks를 이용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여 

표현하였다. Natural Breaks는 각각의 그룹(등

급) 내의 분산은 최소화 하고, 그룹 간의 분산은 

최대화하여 비슷한 값끼리 그룹을 만들어 지도상

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

법이다. 

Ⅲ. 결과 및 고찰 

1. 아동급식 전자카드 가맹점의 종목별 분류 및 

분포

아동급식 전자카드 가맹점의 종목별 분류 및 분

포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문식’ 가맹

점이 13.7%(413개), ‘혼합식’ 가맹점이 8.9%(266

개), ‘간단식’ 가맹점이 77.0%(2,311개)이었고, 마

트는 0.4%(11개)로 나타나 전체 가맹점 중 ‘간단

식’ 가맹점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전문식 가맹점

에서는 중식당이 71.4%(295개), 혼합식 가맹점에

서는 분식이 88.7%(236개), 간단식 가맹점에서는 

편의점이 91.9%(2,125개)로 높게 나타나, 부산시

에서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가맹점 중 편의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편의점 시장의 급속한 증가와도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국내 편의점 시장은 매년 약 15%의 급속한 성장

률을 보였고,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Kim & Choi 2019). 국내 편

의점 수의 증가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 간

 Type of affiliate-stores Frequency (%)

 Professional meal 413 ( 13.7)

Korean food       101 ( 24.5)

Chinese food       295 ( 71.4)

Japanese food         11 (  2.7)

Western food           6 (  1.4)

Sub-total 413 (100.0)

 Mixed meal 266 (  8.9)

Snack bar (Bunsik)       236 ( 88.7)

Light western food         30 ( 11.3)

Sub-total 266 (100.0)

 Light meal 2,311 ( 77.0)

Convenience store   2,125 ( 91.9)

Bakery      122 (  5.3)

Packed meal (Dosirak)        44 (  1.9)

Fast food        11 (  0.5)

Pizza          6 (  0.3)

Cafe          3 (  0.1)

Sub-total 2,311 (100.0)

 Mart (supermarket)        11 (  0.4)

 Total   3,001 (100.0)

Table 1. Subdivision types of affiliate-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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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식의 급증으로도 이어진다. 간편식이란 가정 외

에서 판매되는 완전조리 혹은 반조리 형태의 음식

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바로 먹거나 간단히 조리하

여 먹는 음식을 총칭하며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식 대체식품)이라고도 한다

(Kore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07).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간편식의 종류는 도

시락, 삼각김밥, 샌드위치, 햄버거와 기타 냉장 및 

냉동 즉석조리식품 등이 있다(Choi & Kim 2019). 

청소년들이 식사대용으로 섭취하는 편의식품은 

주로 라면, 김밥, 음료수, 햄버거, 과자 등으로

(Kim et al. 2018; Park & Lee 2020), 이러한 

식품은 총 지방, 포화지방, 식염의 함량이 높고 설

탕, 지방이 많으면서 무기질과 비타민, 섬유질의 

함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Xu & Xue 2016).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 조

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주요 식사장소로 식당, 학

교 매점 등의 이용은 감소한 반면 편의점은 증가

하고 있어 편의점의 이용이 2016년 33.4%에서 

2019년 43.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0). 또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 2017년부터 청소년들의 편의

식품 섭취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균형 잡

힌 식생활에 필요한 과일, 채소, 우유의 섭취율은 

낮은 반면 패스트푸드, 라면과 같이 균형 잡힌 영

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식품을 주 3회 이상 식사로 

대체한 경험이 약 25%로 나타났다(Kim et al. 

2018). 이러한 식생활은 비만, 고혈압, 아토피성

피부염을 초래하고, 성인기에 관상동맥질환 등으

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가중

시키고 우울감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Park 

& Lee 2020), 추후 아동급식 전자카드 이용자에 

대한 식사섭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2. 아동급식 전자카드 가맹점의 지역별 분포 

가맹점을 구ㆍ군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District Professional meal Mixed meal Light meal Mart Total

Jung-gu (9)1)   13 (  3.1)   4 (  1.5) 75 (  3.2) 0 (  0.0) 92 (  3.1)

Seo-gu (13)     22 (  5.3) 16 (  6.2) 75 (  3.2) 0 (  0.0) 113 (  3.8)

Dong-gu (12)       6 (  1.4)   9 (  3.5) 56 (  2.4) 0 (  0.0) 71 (  2.4)

Yeongdo-gu (11)    17 (  4.1) 13 (  5.0) 66 (  2.9) 0 (  0.0) 96 (  3.2)

Busanjin-gu (20)    46 ( 11.0) 34 ( 13.1) 274 ( 11.9) 0 (  0.0) 354 ( 11.8)

Dongnae-gu (13)    27 (  6.4) 17 (  6.6) 148 (  6.4) 0 (  0.0) 192 (  6.4)

Nam-gu (17)    31 (  7.4) 15 (  5.8) 154 (  6.7) 0 (  0.0) 200 (  6.7)

Buk-gu (13)    31 (  7.4) 22 (  8.5) 137 (  5.9) 0 (  0.0) 190 (  6.3)

Haeundae-gu (18)    36 (  8.6) 38 ( 14.7) 285 ( 12.3) 0 (  0.0) 359 ( 12.0)

Saha-gu (16)    53 ( 12.6) 30 ( 11.6) 219 (  9.5) 0 (  0.0) 302 ( 10.1)

Geumjeong-gu (17)    33 (  7.9)  17 (  6.6) 184 (  8.0) 1 (  9.1) 235 (  7.8)

Gangseo-gu (8)      2 (  0.5)     2 (  0.8) 108 (  4.7) 9 ( 81.8) 121 (  4.0)

Yeonje-gu (12)    31 (  7.4)     7 (  2.7) 134 (  5.8) 0 (  0.0) 172 (  5.7)

Suyeong-gu (10)    10 (  2.4)   11 (  4.2) 134 (  5.8) 0 (  0.0)  155 (  5.2)

Sasang-gu (12)    37 (  8.9)     9 (  3.5) 140 (  6.1) 0 (  0.0) 186 (  6.2)

Gijang-gun (5)2)    24 (  5.7)   15 (  5.8) 123 (  5.3) 1 (  9.1) 163 (  5.4)

Total  419 (100.0) 259 (100.0) 2,312 (100.0) 11 (100.0) 3,001 (100.0)

N(%)
1)dong 
2)eup/myeon 

Table 2. Categorization of affiliate-stores by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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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와 같다. 아동급식 전자카드 가맹점의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해운대구(12.0%), 

부산진구(11.8%), 사하구(10.1%)인 것으로 나타

났다. 가맹점 종류에 따라서는 전문식은 사하구

(12.6%)에 가장 많았고, 혼합식과 간단식은 해운

대구(14.7%, 12.3%)에 가장 많았다. 마트는 강서

구(81.8%)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금정구와 기

장군에서 각각 9.1%(1개)의 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전체 마트 가맹점의 수가 11개에 불과해 전자카드

를 이용한 마트의 이용은 어려운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구의 가맹점 수도 중요하지만 인구 밀도와 

아동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다면 구 단위보다는 

동단위의 가맹점의 수가 더욱 중요하다. 이를 표로 

나타내기엔 자료의 크기가 방대하고, 제시한다하

여도 전체의 윤곽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에 각 구와 동에 소재하고 있는 가맹점의 수와 분

포를 한 눈에 보기위하여 지도상에 가맹점의 위치

를 점으로 표출하여 나타낸 것은 Fig. 1과 같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인 부산진구, 동래구 및 연제구 

등에 가맹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산시 16개 구ㆍ군 가구 

수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면적 대비 가구 수 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비교해 보았을 때, 부산

진구(153,322개), 동래구(103,600개) 및 연제구

(83,732개)는 면적 대비 가구 수가 많았고, 강서

구(48,509개)와 기장군(62,769개)과 같이 상대적

으로 가구 수가 적은 외곽지역과 차이가 있었다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9a).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아동급식 전자카

드 가맹점의 수의 강서구와 기장군에서 적게 나타

나는 것과 같은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3. 아동급식 전자카드 이용자 현황 

아동급식 전자카드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2019년 11월 기준 총 

11,513명의 아동이 전자카드를 이용하고 있었고, 

이들은 각각 미취학 아동 120명, 초등학생 3,625

명, 중학생 3,205명 및 고등학생 4,359명이었다. 

이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진구(14.5%), 해

운대구(11.0%) 및 사하구(9.3%)의 순으로 나타났

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의 전자카드 이용자 수

는 각각 부산진구(18.9%, 12.1%, 13.4%), 해운대

구(10.8%, 10.9%, 11.0%) 및 사하구(8.6%, 9.3%, 

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기준 

부산시 주민등록인구(256,960명)에서 아동인구

수가 해운대구(45,632명), 부산진구(33,665명), 

사하구(31,114명)의 순으로 집계된 바와 같이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9b), 

인구 밀집도에 따라 이용자 수의 순위도 비례하여 

분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해운대구(19.2%), 금정구(12.5%), 사상구(11.7%) 

및 영도구(10.8%)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

학기 아동의 비율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Fig. 1. Status of affiliate-stores distribution for 

electronic-cards for children meal service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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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별 아동 인구수 대비 아동급식 전자카드 이

용자 수의 비율

단순히 전자카드 이용자 수를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역별 차이 없이 동일한 선상에서 이

용자의 비율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아동 인구

수 대비 전자카드 이용자 수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는 Fig. 2와 같다. 동별 아동 인구수 대비 아동급식 

전자카드 이용자 수의 비율은 해운대구(반송 1동), 

금정구(서동), 사상구(모라3동), 서구(아미동)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11.66% 이상 21.28% 이하의 

범주인 것으로, 아동 10명 당 1~2명 정도가 급식 

전자카드 사용자임을 의미이므로 매우 높은 비율

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구(동광동, 

대청동), 서구(초장동, 남부민2동), 영도구(신선동, 

봉래2동, 동삼3동), 부산진구(전포2동), 해운대구

(반여3동, 반송2동), 금정구(금사동, 서3동), 연제

구(연산3동), 사상구(삼락동)가 비교적 높은 지역

으로 나타났다(6.65% 이상 11.66% 이하). 

Fig. 2. Number of users of electronic-card per 

children’s population by districts.

District
Preschool-aged 

children
Elementary 

school student 
Middle school

student
High school

student
Others Total

Jung-gu (9)1)    4 (  3.3) 71 (  2.0) 70 (  2.2) 78 (  1.8) 6 (  2.9) 229 (  2.0)

Seo-gu (13)    5 (  4.2) 176 (  4.9) 142 (  4.4) 220 (  5.0) 6 (  2.9) 549 (  4.8)

Dong-gu (12)    2 (  1.7) 70 (  1.9) 78 (  2.4) 157 (  3.6) 4 (  2.0) 311 (  2.7)

Yeongdo-gu (11)  13 ( 10.8) 203 (  5.6) 246 (  7.7) 277 (  6.4) 17 (  8.3) 756 (  6.6)

Busanjin-gu (20)    4 (  3.3) 684 ( 18.9) 389 ( 12.1) 586 ( 13.4) 5 (  2.5) 1,668 ( 14.5)

Dongnae-gu (13)    8 (  6.7) 188 (  5.2) 152 (  4.7) 210 (  4.8) 7 (  3.4) 565 (  4.9)

Nam-gu (17)    3 (  2.5) 239 (  6.6) 203 (  6.3) 304 (  7.0) 8 (  3.9) 757 (  6.6)

Buk-gu (13)    0 (  0.0) 221 (  6.1) 263 (  8.2) 352 (  8.1) 19 (  9.3) 855 (  7.4)

Haeundae-gu (18)  23 ( 19.2) 393 ( 10.8) 350 ( 10.9) 480 ( 11.0) 18 (  8.8) 1,264 ( 11.0)

Saha-gu (16)    2 (  1.7) 310 (  8.6) 298 (  9.3) 443 ( 10.2) 21 ( 10.3) 1,074 (  9.3)

Geumjeong-gu (17)  15 ( 12.5) 295 (  8.1) 261 (  8.1) 357 (  8.2) 33 ( 16.2) 961 (  8.3)

Gangseo-gu (8)    6 (  5.0) 62 (  1.7) 49 (  1.5) 58 (  1.3) 12 (  5.9) 187 (  1.6)

Yeonje-gu (12)    7 (  5.8) 254 (  7.0) 202 (  6.3) 207 (  4.7) 9 (  4.4) 679 (  5.9)

Suyeong-gu (10)    5 (  4.2) 73 (  2.0) 97 (  3.0) 168 (  3.9) 11 (  5.4) 354 (  3.1)

Sasang-gu (12)  14 ( 11.7) 198 (  5.5) 230 (  7.2) 285 (  6.5) 14 (  6.9) 741 (  6.4)

Gijang-gun (5)2)    9 (  7.5) 188 (  5.2)  175 (  5.5) 177 (  4.1) 14 (  6.9) 563 (  4.9)

Total 120 (100.0) 3,625 (100.0) 3,205(100.0) 4,359 (100.0) 204 (100.0) 11,513 (100.0)

N(%)
1)dong 
2)eup/myeon 

Table 3. Status of users for electronic-cards for children me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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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급식 전자카드 이용자 수 대비 가맹점 수 

분석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이용하는 아동 수 대비 가

맹점이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카

드 이용자 수 대비 가맹점 수를 분석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가 가

장 많은 곳은 중구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 남포동

은 11.0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

자카드 이용자 한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가 열한 곳을 의미한다. 중구의 또 다른 지역인 

중앙동과 광복동에서도 인당 각각 4.75곳, 3.5곳

의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중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전자카드 이

용자 수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가 매

우 적어 대부분 1곳 미만으로 나타났고, 가맹점이 

전혀 없는 지역도 다수 존재하여, 아동과 청소년들

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매우 부

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급식 전자카드 사용의 궁극적 목적은 결식 

우려 대상 아동들로 하여금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아

동급식 전자카드를 이용한 식사는 단순히 집 밖에

서의 식사, 외식이라는 개념보다는 가정식을 대체

할 정도로 충분한 영양소를 매일 섭취할 수 있도

록 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아동급식 전자카드

를 이용하는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맹점

의 종류와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는 매우 중

요한 문제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

가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활용과 아동ㆍ청소년의 

영양문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되

며, 편의점을 이용하되 영양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

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부산시 아동급식 전자카드 가맹점과 

이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GIS 방법을 통해 접근

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2019년 11월 기준, 부산

시 아동급식 전자카드 가맹점을 식사 메뉴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전문식, 혼합식, 간단식 및 마트로 

분류하였을 때 간단식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간단

식 중에는 편의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

맹점이 가장 많은 지역은 해운대구, 부산진구, 사

하구 순이었다. 부산시의 아동급식 전자카드 이용

자는 총 11,513명으로 미취학 아동 120명, 초등

학생 3,625명, 중학생 3,205명, 고등학생 4.359

명으로 나타났다. 구 및 동별 아동 수 대비 급식카

드 소지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해운대구(반송

1동), 금정구(서동), 사상구(모라3동) 및 서구(아미

동)로 나타났으며 전자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가맹

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구(남포동)이었다. 본 연

구 결과 아동급식 전자카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이

용 가능한 가맹점도 편의점이 중심인 것이 확인되
Fig. 3. Number of affiliate-stores per user for 

electronic-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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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가맹점이 추가될 수 있

는 방안과 편의점에서 적절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아동급식 전자카드 이용자의 실제 거주지와 이용

할 수 있는 가맹점 간의 접근성에 대한 정확한 거

리 분석이 불가능했던 부분이다. 이는 아동급식 전

자카드 이용 관련 연구에서의 현실적인 한계점이

다. 따라서 앞으로의 아동급식 전자카드 정책의 개

선 방향은 카드 사용 주체인 이용자가 보다 현실

적인 방법으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제

공에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스스로 한 끼 식사로 

적절한 음식의 종류와 구성을 선택할 수 있는 영

양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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