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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s the foodservice status of kindergartens attached to elementary schools

in Seoul. We further determine the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principals and kindergarten assistant

principals on the foodservice management for kindergartens.

Methods: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17 to 23, 2019, enrolling 207 kindergartens attached

to elementary schools in Seoul. Questionnaires were sent to principals of elementary schools and

assistant principals of kindergartens, and the data obtained from 89 kindergarten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four parts: general information on subjects, foodservice

management status, foodservice management status during elementary school vacations, and the

perception of principals of elementary schools and assistant principals of kindergartens on foodservice

management. Data are presented as frequency and percentage or mean and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comparison between principals of elementary schools and assistant principals of kindergartens was

conducted by paired t-test, chi-squar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A separate menu (10.1%) or recipe (20.2%) that considers preschooler characteristics was

rarely used for foodservice at kindergartens attached to elementary schools. Most kindergartens did not

have a separate dining space (3.4%) or a dedicated cook (93.3%). Although most kindergartens (92.1%)

had operational foodservice during elementary school vacations, non-professional staff and non-nutrition

teacher were mainly in charge of organizing the menu and purchasing ingredients (34.1% and 41.5%,

respectively). The rate of using a contract catering company (28.0%, 23.2%) was also high. Both

elementary school principals and assistant principals of kindergartens showed a high perception of the

necessity for providing responsibility allowances for nutrition teachers and improving the cooking

environment for kindergartens during elementary school vacations.

Conclusions: There is a need for policies and administrative support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foodservices for kindergartens attached to elementary schools.

KEY WORDS kindergarten attached to elementary school, foodservice management, percep-

tion, principals of elementary school, assistant principals of kinderg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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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한국은 경제 및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가족구성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부부 모두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맞벌이 가구 또한 2021년 기준 46.3%로 기혼 가정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

다[1].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취학 영유아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이용률이 늘어나, 2018년 기준 만 3-5세의 유아 보육

시설 및 교육기관 이용률은 94.5%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18년 기준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의 평균인 87.0% 보다 높았다[2]. 정규교육과정 이후의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비율 또한 증가하였다[3]. 5-8시간 이상을 유치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 오전과 오후간식 및 점심식사로 약 500

kcal를 유치원에서 섭취한다[4]. 이처럼 유아의 영양관리 및 식사지도에서 유치원이 담당하는 역할이 커지면서[5], 유치

원 급식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유아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고, 유아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유치원 급식은 2004년 1월 29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며, 유아교육법 제17조 2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를 근거로 원장 책임 하에 유치원 급식을 운영할 수 있고, 급식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기준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나

[6, 7], 원활한 급식 운영 및 영양,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2018년 사립유치원의 비리로 인한 부실 급식 논란과 함

께 같은 해 2018년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하였다. 유

치원 감사결과, 기관운영비를 개인경비처럼 사용하는 행태가 적발되었고, 전국 1,912개 유치원 중 1,751개 유치원에서

5,728건의 비리가 적발되어 액수로는 256억 8,643만 원에 달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사립유

치원의 투명성 제고와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정부는 유치원 급식 개정안이 포함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마침내 유치원 급식 또한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비로소 유치원 급식을 위한 예산 지원 명목과 영양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치원은 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뉘며, 공립은 다시 단설과 병설유치원으로 나뉜다.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기관선호도 연구에서 사립유치원 보다 공립유치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과 달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어 교육비가 저렴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국가 자격증을

갖춘 교사가 배치되는 만큼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로 인해 그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2018

년부터 정부는 유치원 교육의 책무성 강화와 유치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에 공시된 2022년 10월 기준 유치원 정보공시자료의 전국의 유치원 수 총 8,166개

중 국·공립 유치원은 4,904개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병설유치원은 4,344개로 88.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과제 수행에 있어 병설유치원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유치원 급식 실태에 대한 연구와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가[9-13] 일부 진행되었으나, 유치원 설립유형별로 급식운영 현

황은 다양한데 반해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지침 없이 운영되어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설립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 유치원 안심급식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2021년 2월 중장기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공립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및 조리종사원 배치 지원, 식재료 품질·검수·위생 관리 체

계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유치원 급식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유치원의 행정의 주

체이자 책임자인 유치원 원장과 원감의 급식운영 관리에 대한 인식은 유치원 급식 정책과 계획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 중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임하고 있어[14] 유치원 급식 운영에 대한 병

설유치원의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감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소재 병설유치원의 급식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감의 급

식운영 관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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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유치원 총 811 개교 중 공립 병설유치원 207 개교이다. 본 조사는 2019년 7

월 17일부터 23일까지 약 7일간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립 병설유치원의 초등학교 교장 및 유치원 원감을 대상으로 자기기

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유치원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대상자에게 배포되었으며, 우편, 이메

일, 팩스로 회수하였다.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감이 모두 응답한 병설유치원 중 결측치를 제외한 최종 89 개교(43%)

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조사 내용 

설문지 내용은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의 관련 법령[15-17] 및 선행 연구[11-13]를 통한 선행문헌 고찰을 기반으

로 하였다. 설문지 영역은 조사대상자 일반사항, 병설유치원의 급식운영 현황, 병설유치원의 방학 중 급식운영 현황, 급식

운영에 대한 병설유치원의 초등학교 교장 및 유치원 원감의 인식 총 4가지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 일반사항은 3문항으로 성별, 연령, 재직기간을 조사하였다. 병설유치원의 급식운영 현황은 식단관리, 식사공

간 및 기물 보유 현황, 인력 관리, 위생 및 안전 관리, 영양 교육 관리에 관한 13문항을 조사하였다. 병설유치원의 방학 중

급식운영 현황은 5문항으로 초등학교 방학 중 급식 운영 여부와 방학 중 식단 작성 담당자 및 식단 출처, 방학 중 식재료 구

매담당자 및 구매처에 대해 조사하였다. 병설유치원 급식운영 관리에 대한 인식은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했으며, 병설유

치원 급식운영으로 인한 업무 가중도, 영양교사 겸직수당 필요도, 방학 중 조리실 환경개선 필요도 3개의 문항과 초등학교

와 병설유치원 급식 동시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인력 관리, 예산 운용, 급식 관리 3개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병설유치원 동시급식으로 인한 초등학교 급식 배식 영향 여

부, 병설유치원 별도 식사공간 필요여부 및 조리공간 필요 여부, 방학 중 식재료 구매의 어려움과 식재료 구매 시스템 필요

여부, 방학 중 병설유치원의 간식조리방 기구나 시설 적합 여부 총 6개의 문항은 ‘예’, ‘아니오’ 이분법 형태로 조사하였다. 

초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자 일반사항, 병설유치원 급식 운영에 대한 인식,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급식 동시

관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요인을 조사하였고, 유치원 원감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자 일반사항, 병설유치원 급식운영 현황

및 방학 중 병설유치원 급식운영 현황, 병설유치원 급식 운영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3. 통계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SAS 9.4 (SAS Institute,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조사 대상

자의 일반사항과 병설유치원의 급식운영 현황, 방학 중 병설유치원의 급식운영 현황,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감의 급식

운영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 항목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자료를 제시하였고, 초등학교 교장과 유

치원 원감의 인식 비교를 위하여 카이 제곱 검정과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교장의 병설유치원 급식 운영

으로 인한 업무 가중도 인식과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급식 동시 관리로 인한 인력 관리, 예산 운용, 급식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상관성은 피어슨 상관분석으로 검정하였다. 모든 통계적 검정에서 유의성은 P < 0.05에서 결정하였다.

————————————————————————————————————————————————————

결 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은 초등학교 교장은 남성 67.0%, 여성 33.0%이고, 유

치원 원감은 남성 78.7%, 여성 21.4%로 두 군 모두 남성이 더 많았으며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초등학교 교장은 50대가 6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33.7%로 나타났다. 유치원 원감은 50대가 77.5%

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8.0%, 60대 이상 4.5%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장의 재직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73.3%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원감의 경우도 재직기간이 1년 미만 5년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46.1%로 가장 많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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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Principals of elementary school Assistant principals of kindergarten 
2-value P-value

1)

Gender2) Men 59 (67.0) 70 (78.7) 3.016 0.083

Women 29 (33.0) 19 (21.4)

Age (years) 40-49 0 (50.0) 16 (18.0) 36.66 < 0.001

50-59 59 (66.3) 69 (77.5)

≥ 60 30 (33.7) 4 (54.5)

Total period of 

employment (years)2)

< 1 17 (19.8) 26 (29.2) 15.63 < 0.001

1 ≤ - < 5 63 (73.3) 41 (46.1)

≥ 5 6 (57.0) 22 (24.7)

n (%)
1) P-values were obtained from chi-square test.
2) n (number of responses) is less than 89 due to missing values.

Table 2. Foodservice status in kindergartens attached to elementary schools

Category Variables Frequency

Menu management Separate menu for preschool children Yes 9 (10.1)

No 79 (88.8)

Others 1 (61.1)

Recipe for preschool childrens' menu Yes 18 (20.2)

No 64 (71.9)

Others 7 (67.9)

Dining area and 

suppliers

 Dining area Elementary school cafeteria 23 (25.8)

Kindergarten classroom 59 (66.3)

Kindergarten cafeteria 3 (63.4)

Others 4 (64.5)

Meal tray for preschool children Yes 57 (64.0)

No 32 (36.0)

Cutlery for preschool children Yes 49 (55.1)

No 40 (44.9)

Dining tables and chairs for preschool children Yes 43 (48.3)

No 44 (49.4)

Others 2 (62.2)

Staff management Cooking staff for kindergartens Yes 4 (64.5)

No 83 (93.3)

Others 2 (62.2)

Serving staff (multiple responses) Cook 16 (12.9)

Kindergarten teacher 56 (45.2)

Serving attendants 36 (29.0)

Others 16 (12.9)

Hygiene and safety 

management

Supervising hygiene Nutrition teacher 0 (60.0)

Kindergarten teacher 81 (91.0)

Others 8 (69.0)

Wearing sanitary clothes when serving Yes 79 (88.8)

No 8 (69.0)

Others 2 (62.2)

Hygiene management manual in place Yes 72 (80.9)

No 13 (14.6)

Others 4 (64.5)

Nutrition education 

management

Nutrition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Yes 82 (92.1)

No 3 (63.4)

Others 4 (64.5)

The person in charge of nutrition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Nutrition teacher 2 (62.2)

Kindergarten teacher 64 (71.9)

Others 23 (25.8)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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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1년 미만이 각 19.8%, 29.2%이고 5년 이상이 각 7.0%, 24.7%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령

및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2. 서울 소재 병설유치원의 급식환경 및 운영 현황

병설유치원의 급식 환경 및 운영 현황은 Table 2와 같다. 병설유치원에서 유아 대상의 별도 식단과 레시피를 보유하는

비율은 각 10.1%, 20.2%로 낮아,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에서 유아 대상의 별도 식단과 레시피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병설유치원의 식사공간에 대한 답변으로는 유치원 교실이 66.3%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식당 25.8%, 유치

원 식당 3.4%, 기타 4.5%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용 식판 및 수저, 식탁과 의자 보유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는 각각 64.0%,

55.1%, 48.3%로 높지 않았다. 병설유치원의 전담 조리인력이 없는 경우가 93.3%로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에 유치원 급

식 전담 조리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 급식 배식 인력의 경우, 유치원 교사가 45.2%로 가장 많았고, 배식

도우미 29.0%, 조리사(원) 12.9%, 기타 12.9% 순으로 나타났다. 위생관리 및 영양 식생활 교육 현황에 대한 응답으로

유아의 개인 위생관리 담당자는 유치원 담임교사가 91.0%로 가장 많았다. 배식 시 위생복 착용은 88.8%, 위생관리 매뉴

얼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80.9%로 나타났다. 유아 대상 영양 식생활 교육 여부에 대하여 92.1%의 병설유치원에서 유아

대상 영양 식생활 교육을 진행한다고 응답하였고, 영양 식생활 교육 담당자는 유치원 담임교사 및 교직원이 71.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건강 및 안전관리담당 교사 혹은 방과 후(에듀케어), 외부 강사 등 기타가 25.8%, 영양교사는 2.2%

로 가장 적었다. 

Table 3은 초등학교 방학 중 병설유치원의 급식관리 현황에 대해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방학기간에 유치원 급식을 운영

Table 3. Foodservice status during elementary school vacations in kindergartens attached to elementary schools

Category Variables Frequency

Kindergarten foodservice 

during school vacations

Yes 82 (92.1)

No 7 (67.9)

Organizing menu Nutrition teacher 1 (61.2)

Kindergarten teacher 28 (34.1)

Contract catering company1) 23 (28.0)

Educare teacher 19 (23.2)

Others 11 (13.4)

Sources for menu 

(multiple responses)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19 (17.9)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11 (10.4)

Grocery store 11 (10.4)

Self-writing 23 (21.7)

Contract catering company1) 26 (24.5)

Refer to elementary school menu 6 (65.7)

Others 10 (69.4)

Purchasing food ingredients Nutrition teacher 0 (60.0)

Kindergarten teacher 34 (41.5)

Contract catering company1) 19 (23.2)

Educare teacher 18 (22.0)

Others 11 (13.4)

Suppliers of food ingredients Supermarket 9 (11.0)

Organic food provider 3 (63.7)

Big Mart 17 (20.7)

Grocery store 12 (14.6)

Electronic procurement contractor 3 (63.7)

Contract catering company1) 23 (28.0)

Others 15 (18.3)

n (%)
1) Contract foodservice, lunch box, food provis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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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92.1%가 방학 중 급식 운영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방학 중 식단작성 담당자와 식재료

구매 담당자가 영양교사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 1.2%, 0.0%에 불과하였다. 이에 구체적인 초등학교 방학 중 병설유치원

식단 작성 및 식재료 구매담당자는 대부분 유치원 교사로 각 34.1%, 41.5%로 가장 많았으며, 위탁급식, 도시락, 매식업

체와 같은 계약 업체가 28.0%, 23.2%, 방과 후(에듀케어) 교사가 23.2%, 22.0%로 나타났다. 식단의 출처는 어린이급

식관리지원센터 17.9%, 육아종합지원센터 10.4%, 식재료 구매업체 10.4%, 직접 작성 21.7%, 위탁급식, 도시락, 매식

업체 등 계약 업체가 24.5%, 초등학교 식단 및 영양교사가 5.7%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식재료 구매 공급처는 슈

퍼마켓 11.0%, 친환경 마켓/유통센터 3.7%, 대형마트 20.7%, 식재료구매업체 14.6%, 위탁급식, 도시락, 매식업체 등

계약 업체가 28.0%로 가장 많았다.

3.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감의 유치원 급식운영 관리 인식조사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감의 유치원 급식운영 관리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여 Fig. 1과 Table 4에 제시하였다.

Fig. 1. The perception of principals of elementary schools and assistant principals of kindergartens on foodservice in kindergartens
attached to elementary schools

Mean ± SD
1) P-values were obtained from paired t-test.
2) A 5-point Likert-type scale was used (1 point: Strongly disagree - 5 points: Strongly agree).

Table 4. The perception of principals of elementary schools and assistant principals of kindergartens on the foodservice in kindergartens
attached to elementary schools

Variables
Principals of 

elementary school

Assistant principals of 

kindergartens 


2-value P-value
1)

Whether operating kindergarten foodservice by 

elementary school would affect the food service of 

elementary school 

Yes 47 (52.8) 36 (40.5) 2.732 0.098

No 42 (47.2) 53 (59.6)

The need for a separate dining area Yes 71 (79.8) 70 (78.7) 0.034 0.854

No 18 (20.2) 19 (21.4)

The need for a separate cooking space Yes 55 (61.8) 48 (53.9) 1.129 0.288

No 34 (38.2) 41 (46.1)

The need for a system to purchase ingredients during 

elementary school vacations

Yes 67 (75.3) 68 (76.4) 0.031 0.861

No 22 (24.7) 21 (23.6)

Difficulty in purchasing ingredients during elementary 

school vacations

Yes 64 (71.9) 60 (67.4) 0.425 0.514

No 25 (28.1) 29 (32.6)

Whether kindergarten cooking utensils and facilities are 

appropriate during elementary school vacations

Yes 34 (38.2) 43 (48.3) 1.854 0.173

No 55 (61.8) 46 (51.7)

n (%)
1) P-values were obtained from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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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 급식 운영으로 인한 업무 가중도에 대한 인식은 초등학교 교장의 경우 3.96 ± 1.08점/5.0점, 유치원 원감은

3.60 ± 1.12점/5.0점으로 나타났고, 영양교사에 대한 겸직수당 필요도 인식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교장 4.65 ± 0.78점

/5.0점, 유치원 원감 4.45 ± 0.90점/5.0점으로 두 군에서 모두 4점 중반대로 높았다. 두 설문 모두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5), 초등학교 교장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방학 중 조리방 개선 필요도에 대한 인식에 대

해서는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감에서 각 4.15 ± 1.08점/5.0점, 4.24 ± 1.09점/5.0점으로 두 군 모두 4점대로 높았

고,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감의 유치원 급식을 위한 별도의 식사공간 필요

여부 및 조리공간 필요 여부에 대해 초등학교 교장은 각 79.8%, 61.8%, 유치원 원감은 각 78.7% ,53.9%로 유치원 별

도의 식사공간과 조리공간 모두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았고, 방학 중 식재료 구매 시스템 필요 여부와 식재료 구매의 어려

움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교장 75.3%, 71.9%, 유치원 원감에서 76.4%, 67.4%로 두 군에서 모두 방학 중 식재료 구매의

어려움과 식재료 구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동시급식으로 인한 초등학교 급식 배식 영향 여부, 유치원 별도

식사 및 조리공간 필요 여부, 방학 중 식재료 구매의 어려움 및 식재료 구매 시스템 필요 여부, 방학 중 유치원 간식조리방

기구나 시설 적합 여부에 대해 모두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초등학교 교장의 병설유치원 급식 운영으로 인한 업무 가중도 인식과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급식 동시 관리로 인한 인

력 관리, 예산 운용, 급식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세 항목 모두 유의한 상관성을 보

였으며(P < 0.001), 급식 관리, 예산 운용, 인력 관리 순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

고 찰
————————————————————————————————————————————————————

본 연구의 결과, 대부분의 서울 소재 병설유치원에서 유아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유아 대상의 별도 식단과 레시피를 활용하는 경우는 적었고, 식사공간도 대부분 유치원 교실이나 초등학교

식당을 이용하고, 유치원 별도의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유아용 식판이나 식기, 식탁 및 의자를 보유한

경우도 많지 않았다. 병설유치원 전담 영양교사의 부재로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에서 영양 식생활 교육은 진행하였지만, 이

를 영양교사가 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방학 중에도 급식을 운영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양교사가 식단작성이나, 식재료 구매를 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이를 비전문인력인 유치

원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아의 경우 초등학생과 달리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 섭취가 어려워 필요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없으므로 식사

와 간식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보통 오전 간식과 점심 식사, 오후 간식으로 제공된다[12]. 이러한 유치원 급식과 간식의 식

단은 유아의 영양 기준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따르면 간식을 제외한 유치원 급식

의 에너지 기준은 400 kcal이고, 초등학생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유치원 급식과 비교하여 약 100-

270 kcal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유아와 초등학생 간의 영양 기준량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17].

그러나 다수의 병설유치원에서는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식단과 조리법이 시행되지 않아 이로 인한 병설유치원 급

식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18]. 이는 병설유치원의 특성상 유치원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로 인해 초등학교의 조리인력

과 영양교사가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급식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판단된다. 유치원 급식의 전문인력

으로써 영양(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19]. 따라서 병설유치원 급식 업무를 수행할 영양교사의 추가 배치나 기존의 초등

학교 영양교사의 업무 범위에 병설유치원 급식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식사공간의 경우, 유치원 별도의 식사공간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유치원 교실에서 식사하거나, 초등학교 식당을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 &

Kim[20]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유치원에서 급식 및 간식 제공을 위한 별도의 식당이 있는 곳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교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principal's perception on workload increase and kindergarten foodservice

Variables Workload increase P-value

Manpower management 0.6341) < 0.001

Budget management 0.682 < 0.001

Foodservices management 0.717 < 0.001

1)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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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이용하여 우리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교실 내 배식은 운반 시 안전 문제와 적온급식 그리고 식사환경의 위생

관리가 어려우므로 별도의 식당 마련이 주장되었다[21]. 초등학교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초등학생에 비하여 체형과

체격이 작은 유아가 초등학생들과 같은 시간대 급식을 하게 되므로 인한 안전 문제의 우려가 있었다. 초등학생과 동일한 식

기, 식탁 및 의자 등을 사용하는 것 또한 초등학생 체형에 맞추어져 있어 이를 유치원 원아가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원 급식의 위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치원 급식 전용 식사공간 마련과 유아 전용 기물에 대

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Chang & Ko[22]는 유아의 영양교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영양사

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영양 식생활 교육 담당자는 영양교사가 가장 적었으며, 대부분 유치

원 담임교사 및 교직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양 식생활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3]. 기존의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유아 대상의 영양 식생활 교육 시행 및 양질의 교육자료를 확

보하고, 담당 교사에 대한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적용 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을 비교, 검토하여 영양 식생활 및 위생교

육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방학 중에도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에서 급

식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등학교 방학 중 병설유치원의 급식은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학 중 영양교사의 부재로 인한 유치원 교사와 같은 비전문인력이 급식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수의 병설유

치원의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감에서 방학 중 식재료 구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방학 중 식재료

구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방학 중 영양교사 미근무에 대한 대책으로 급식이 학기 중과 동일하게 제

공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방학 중 병설유치원 급식 운영에 대해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등의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감 모두 영양교사의 겸직수당 필요도에 대해 5점 만점에 4점 중반대로 두 군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병설유치원의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일반 초등학교 및 다른 설립유형의 유치원 영양(교)사에 비하여 업무가 가

중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아 책임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유치원 급식 뿐만 아니라 초등

학교 급식의 안전과 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다. 다수의 병설유치원의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감에

서 유치원 별도 식사 및 조리공간의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방학 중 유치원 간식조리방의 기구나 시설이 적합하지 않

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이에 방학 중 조리방 개선 필요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감 모두 5점

만점에 4점 대로 두 군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Kim 등 [13]의 연구에서 유치원 급식 시설·설비와 같은 물리적 여건이

좋지 않아 위생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식당 설치 및 주방 보수공사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던

것과 같은 이유로 사료된다.

병설유치원 급식으로 인한 업무 가중도에 대한 인식은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감에서 5점 만점에 3점 후반대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교장이 유치원 원감보다 병설유치원 급식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교장의 병설유치원 급식 동시 관리로 인한 업무 가중도 인식과 인력

관리, 예산 운용, 급식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세 항목 모두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에서 유치원 급식을 담당하고 동시에 운영함으로 인해서 인력, 예산, 급식 관리와 같은 전반적인 급식 운영에 대해 어려움

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점이 책임자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본 연구결과, 유치

원 별도 식단이나 레시피의 부재와 방학 중 영양교사의 부재 그리고 그로 인한 방학 중 식재료 구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

었던 점 등 병설유치원 급식 전담 인력, 특히 급식 관리 담당자인 영양교사의 부재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

치원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로 인해 유치원 교사 또한 급식 배식 업무나 방학 중 식단 작성 및 식재료 구매 등을 맡아 운영

하여 급·간식 주문 및 관련 서류 준비, 식단 작성 등으로 유치원 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24]. 이는 유치원 급

식의 영양관리, 위생 및 안전사고의 우려뿐만 아니라 추가업무로 인한 유치원 교사 본연의 업무 및 역할 수행에 대한 어려

움으로 보육의 질 저하도 우려 되었다. 

유아의 적절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노력 중이나, 아직 현장에 적용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다른 설립유형과 달리 병설유치원의 대부분이 초등학교의 급식 시설 및 설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위

생과 영양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모두 초등학생에 맞추어져 있어,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과, 방학 중 급식과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유치원 급식과 초등학교 급식을 모두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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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등학교 교장 뿐만 아니라 유치원 급식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유치원 원감에서도 병설유치원 급식으로 인하여 업무

가 가중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병설유치원의 급식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영양교사

의 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유치원 급식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영양교사 겸직수당 필요도에 대한 인식도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감에서 모두 높았다. 따라서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치원 급식 운영 시 초등학교 급식과 별개로 학기 중과 특히

방학 중 급, 간식 제공에 대한 명확한 운영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센터와 같은 기존 유관 기관과의 협

력 체계 확립을 통해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업무 타당성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2019년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약 7일간 서울특별시 소재 병설유치원 89 개교의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병설유치원의 급식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감의 급

식운영 관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병설유치원의 급식은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식단(10.1%)이나 레시피(20.2%)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었으며, 별도

의 식사공간을 이용하는 경우(3.4%)도 거의 없었다. 또한 유아용 식판(64.0%)이나 수저(55.1%), 식탁과 의자(48.3%)

를 보유한 경우도 많지 않았다. 유치원 급식 전담 조리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93.3%), 유아 대상 영양교육을 시행

하는 비율은 높았으나(92.1%), 이를 영양교사가 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2.2%).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이 초등학교 방학 중에도 급식을 운영하는 것 나타났지만(92.1%), 초등학교 방학 중 병설유치원

급식은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방학 중 식단 작성 담당자나 식재료 구매 담당자가 영양교

사가 아닌 유치원 교사와 같은 비전문인력이 담당하고 있었으며(34.1%, 41.5%), 위탁급식이나, 도시락 업체 등을 이용

하는 비율도 높았다(28.0%, 23.2%).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장(71.9%)과 유치원 원감(67.4%)은 방학 중 식재료 구매

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이에 초등학교 교장(75.3%)과 유치원 원감(76.4%) 모두 방학 중 식재료 구매 시스템이 필요

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방학 중 급식 관리 뿐만 아니라 영양교육, 배식 업무 등을 유치원 교사가 담당하여 유아에게 적절한

급식 제공과 영양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우려 뿐 아니라 추가업무로 인한 유치원 교사 본연의 업무에도 영

향을 줄 우려가 있었다.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감의 유치원 급식 운영으로 인한 업무 가중도에 대한 인식은 초등학교 교장과(3.96점) 유치

원 원감(3.60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 교장이 유치원 원감보다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급식

동시 운영으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된다고 생각하며, 이는 병설유치원의 급식 전담인력, 특히 영양교사의 부재로 인한 영향

으로 예상된다. 이에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감의 영양교사에 대한 겸직수당 필요도 인식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초등

학교 교장 4.65점, 유치원 원감 4.45점으로 두 군 모두 4점 중반대로 높았다. 영양교사의 배치와 조리인력의 보충, 기존

영양교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병설유치원의 급식은 초등학교 급식에 의존하여 운영됨에 따라 유치원 전용 급식 시설 및 설비, 식사공간 및

기물, 전담인력이 부족한 것이 병설유치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시기

의 영양관리는 신체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있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전담 영양교사의 부재로 별도의 식단

이나 레시피를 시행하지 않고, 방학 중 식단 작성 및 식재료 구매나 식사 지도 및 영양교육 등이 전문인력인 영양교사에 의

해 실시되고 있지 않아 해당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우려가 있었다. 또한 별도의 조리시설이나 식당, 유아 전용 급

식 기물의 부족으로 조리 및 식사환경의 위생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병설유치원 급식을 위한 시설 및 설비

마련과 명확한 운영기준 그리고 이를 위한 담당 전문인력 배치와 같은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병설유치원의 급식운영 현황과 이에 따른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감의 인식을 근거로 하여 병

설유치원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및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때, 유아 및 병설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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