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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foodservice management practices in various operation types of childcare centers in Asan,

Chungnam Province, with the intention of improving the quality of foodservice and providing the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foodservice model system. Self-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the directors of 174 child care centers.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completed using SPSS Ver. 12.0 program.

The followings are about the results of this study. Approximately 94.8% of the directors were women with the average

age of 40.3. All of the investigated facilities executed foodservice; the facilities of 96.2% had been self-operated, 1.9%

was contract-managed and the remaining 1.9% served delivered meal from outside. Only 20.0% of the investigated

centers employed a dietitian. In most of the centers, meals were prepared in a conventional manner and approximately

85.3% of the centers are serving only snacks twice a day as a supplementary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Menu

planner of the facilities, which have no dietitian was the director (35.8%) or the cook (25.7%). In most centers, the

directors purchased the food materials (67.5%). Material inspection was done by the director (54.9%) or the cook

(40.5%). However, home care centers did not inspect the food materia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food service

management guidelines need to be established by the facility type with the government control and financial support.

Especially, dietitian employment and the efficient foodservice model system establishment are questions that confront

u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4(6) : 846~86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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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대가족 중심에서 부부 중심 핵가족으로 변화한 가족 구조

로 인해 자녀양육이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 되었다. 또한 노

동인력구조의 변화 중 하나가 여성 노동인력의 증가인데 이

중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로 인하여 자녀를 대신 돌

보아주는 사회적 보육 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재원 유아의 수가 크게 급증하였다. 실

제로,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3,690개소의

보육시설이 약 8.3배로 증가하여(Ministry for Health

2008) 2007년 12월말 현재 전국에 30,856개소의 보육시

설이 있고, 1,344,132명의 아동(방과 후 아동포함)이 보육

받고 있으며, 이 중 충청남도 보육시설 수는 총 1,215개소

로 59,515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Chungnam

Childcare Information Center 2007). 이들 보육시설은

평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과정에 따라 3~5

시간 반일제, 5~8시간 종일제, 8시간 이상인 시간 연장제를

운영함에 있어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는 급식 프로그램을 실

시하여 점심식사와 2회의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급식 및 간식이 이들의 건강

및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가정에서 보다 더 중요하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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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급식실태는 질적인 면

에서 부족함이 많은 실정이다. 그 단편적인 예로 영유아보육

법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하면 영양사를 단독 혹은 공동으로

채용하거나 보육정보센터나 보건소 영양사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Ministry of Legislation 2007). 전국 영유아

보육시설 30,856개소 중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영양사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유하는 시설

은 총 2,349개소로 이 중 영양사가 채용된 곳은 781곳에 불

과한 실정으로(Central Childcare Information Center

2007),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이 10%에도 못 미치는 현

실에서 대부분의 시설은 영양관리 전문 인력이 부재한 가운

데 영유아 영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중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급식 후 식중독과 세균

성 이질 등이 집단 발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2002

년 서울지역 12개 보육시설 급식소 조리실의 공중 낙하균 검

사결과, 싱가포르 권고기준치(500 CFU/m3)와 비교해 볼

때 11곳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됨(Kim 2003)

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들의 심리적인 불안

과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저하를 나타낼 뿐 만 아니라 현

대사회에서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자녀양육과 발달

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Chi 2007). 

영양 및 위생적인 환경요인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

는 기본요인이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보건서

비스의 기본으로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치원교사, 보육교사의 양성과정 뿐 아니라 보수교육에서

도 영양관리에 대한 내용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보육시설의 급식관리시 개괄적인 지침은 주고 있지만 관련

된 세부 규정이나 구체적인 기준이 많은 연구가 수행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Ministry of

Legislation 2009).

선진국의 관리 현황으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1965년

에 보육지침을 마련하였고, 이후 8개 연령 군별로 아동중심

의 구체적인 보육지침을 규정하였으며, 보육사 양성 과정에

서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강조하고 있고, 식생활의 서구화, 성

인병 예방 관점에서 영양교육 및 급식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1992년 연방정부에 보육시설, 건강, 안전,

영양기준(Caring for our children)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

기에는 영양 및 급식서비스 기준,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기

준과 조리실 설비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조세 중 일부를 보육재정에 지원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도 보육인증위원회 인증기준이 영유아의 건

강, 위생, 영양, 안전, 복지에 대한 명문화된 방침과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고, 전체 30개 평가지표 중 9개 지표가 영양 ·

건강 · 안전관리에 할애되고 있다.

이들 외국 보육시설의 건강 · 영양관리 기준과 규정의 공

통점을 살펴보면, 최소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보육시설 인가

가 이루어진다는 점, 위생기준 준수 강조, 급 · 간식의 영양

적 요구 충족에 대한 규정, 조리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

며, 최근에는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보육아동에 대한 영양교

육, 건강한 식습관 조성 등을 보육과정에 포함하는 추세이다

(Lee & Ryu 2007).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급식

관리 관련 조항은 법 제 33조 ‘급식관리’, 시행규칙 제9조에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의거한 별표1 및 제 34조 ‘급식관

리’로 되어 있다(Ministry of Legislation 2007). 이는 최

소한의 조리실의 시설 · 설비 기준만이 정해져 있음으로써

시설 · 설비 외의 개인위생 및 식품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

한 관리 미흡으로 식중독 발생 취약집단인 영유아 급식의 안

전성이 위협될 소지가 있어 시설 및 설비, 작업공정별 위생

관리 실태 파악에 의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의 필요성이 대두

되나, 우리나라 보육시설이 시설 유형별 그 규모와 운영방식

에 차이가 많아 관리· 감독시 현장 적용의 어려움과 정부의

지원 체계가 다른 점도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있어 하나의 문

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국 · 공립

보육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위탁운영포

함)하는 시설로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

설이며, 법인 및 민간개인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단체,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영유

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상

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곳으로 설

립목적과 운영주체, 운영방식에 따라 분류되어지고 있다. 이

들 시설은 국가로부터 인건비, 시설설치비에 대한 재정지원

이 다를 뿐 만 아니라 재원아동수에 따른 시설운영에 있어서

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2009) 보다 현실적이고 적용이 가능한 영유아 보

육시설 급식관리지침 마련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유형별 차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관리 및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안

전성 문제는 이미 개인가정의 문제를 넘어섰다. 보육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양육에 대한 부담이 무거워짐에 따라 가정에

서는 저출산에 이어 무출산을 계획하게 됨에 따라 사회구조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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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유아 보육시설 단체급식에 대한 개선의 노력은 국

가뿐 만 아닌, 시민단체, 학계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

되어지고 있다. 2007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학계가 공

동으로 전국 유치원, 보육시설 1,144곳을 대상으로 영유아

단체급식의 영양 및 위생관리 실태파악에 따른 유치원과 보

육시설의 급식운영실태(Lee & Ryu 2007)가 보고되었으

며, 또한 각 지역별 보육시설 의 급식운영실태(Ryu & Park

2002; Shin & Lee 2005; Lee 2006; Rho 등 2009)에

대한 조사들도 속속히 보고되어졌으나, 보육시설유형별 급

식실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보육시설유형별 급

식관리지침 마련을 위해서는 유형별 급식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 아산 지역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시

설유형별로 구분하여 급식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차이를 분

석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시설 단체급식소의 구체적인 관리기

준 마련과 품질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조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 영유아 보육시설의 단체급식소는 충남보육정보

센타에 등록된(Chungnam Childcare Information

Center 2007) 충남 아산 지역에 소재하는 보육시설 174곳

(국·공립 및 법인 19곳, 법인 외 민간개인 88곳, 직장 4곳,

가정 63곳)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설

문자료는 총 104부를 회수(59%)하였으며, 이중 유효자료

95부를 통계에 사용하였고, 설문의 응답자는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차에 걸쳐 조사하였는데, 1차는 충남보육정

보센타의 협조로 아산지역 보육시설운영자 정기교육 시 실

시하였고, 2차는 교육 당일 참여율이 낮은 가정보육시설에

대해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

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보육시설의 단체급식실태조사와 관련된 선행연

구(Ryu & Park 2002; Shin & Lee 2005; Lee

2006)를 기초로 하여 개발하였고, 국 · 공립 2곳, 민간개인

보육시설 2곳, 가정보육시설 2곳에서 사전 예비조사를 거쳐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사항과 급식관리실태로 나누어 일반

사항은 보육시설의 일반사항(재원아동수, 운영시간, 설립년

도, 보육교사수, 평가인증)과 운영자에 대한 일반사항(연령,

학력, 운영경력, 보유자격증) 등으로 구성하였다.

급식관리실태는 급식운영형태, 급식시설현황, 급식규모 및

현황, 영양사와 조리사 고용현황, 급·간식 관리, 식단 관리

, 식재료구매 관리 등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 분석 방법

회수된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SPSS Ver. 12.0을 이용

하였다. 보육시설은 유형별(국 · 공립 및 법인, 민간개인, 가

정)로 나누어 기술통계량 분석을 통하여 일반사항, 급식운영

실태와 관련된 전체적인 항목들은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

였다. 시설유형별 빈도수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시설유형별 유의성 검증은 χ2-검정을 통하여 차이성 유무를

검증하였다. 

—————————————————————————

결 과
—————————————————————————

1. 일반 사항

1) 시설의 일반사항 

조사에 응답한 시설들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전

체 95개 시설의 운영자가 응답하였으며, 이 중 국 · 공립이

9곳(9.5%), 법인이 10곳(10.5%), 법인 외 민간개인이 52

곳(54.7%), 가정시설이 24곳(25.3%)으로 민간개인이 가

장 많았다.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재원 아동수의 분포는 25명 이하 30

곳(31.6%), 50명 이하 31곳(32.6%), 100명 이하 23곳

(24.2%), 200명 이하 9곳(9.5%), 200명 이상 2곳

(2.1%)으로 유형별 시설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P

< 0.001) 가정보육시설에는 25명 이하의 비교적 적은 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반면, 민간개인에서는 다양한 운영형태를

보였는데 대부분 재원 아동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규모면에

서도 대형화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전체 98.9%의 시설이 종일제로

운영되었으며 이 중 19곳(20.0%)이 시간 연장제로 운영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국 · 공립이 종

일 7곳(77.7%), 시간 연장 2곳(22.2%)으로 운영을 하였

으며, 법인은 종일 8곳(80.0%), 시간 연장 2곳(20.0%)으

로 국 · 공립의 경우와 다르지 않았으며, 가정보육시설은 반

일 1곳(1.9%), 종일 44곳( 84.6%), 시간 연장 7곳

(13.5%)이 운영되었으며 민간개인은 종일 44곳(84.6%),

시간 연장 7곳(13.5%)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설립년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91년 이후 31곳(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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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57곳(60.0%)으로 2000년 이후 설립이 많았

으며, 시설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보육교사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52곳(57.7%)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5~10명인 시설도 29곳(30.5%)

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8곳(33.3%)은

1~2명의 보육교사가 있었으며, 보육교사를 대신하여 보조

교사가 있는 곳도 23곳(24.3%)으로 조사되어 시설간의 유

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01). 

보육시설평가인증의 경우 13곳(13.7%)은 이미 받은 것

으로 조사되었고, 70곳(73.7%)은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시

설이 10곳(10.5%)으로 조사되었다. 시설별로는 법인과 국 ·

공립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 < 0.01), 가정보육

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운영자의 일반사항 

조사에 응답한 운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2와 같다. 대

부분의 운영자는 여성으로(94.8%) 연령은 20대 6명(6.3%),

30대 39명(41.1%), 40대 43명(45.2%), 50대 6명

(6.3%), 60대 1명(1.1%)으로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운영형태별 운영자의 평균연령은 40.3세 이며 국 ·

공립 36.2세, 법인 41.1세, 민간개인 41.6세, 가정보육시설

38.6세로 민간개인의 운영자 연령이 유의적으로 높게 조사

되었다(p < 0.01). 또한 운영자의 최종학력으로는 고졸 10

명(10.5%), 전문대졸 28명(29.5%), 대졸 47명(49.5%),

대학원졸 10명(10.5%)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이 많았다.

운영경력으로는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33명(34.7%),

5~10년 24명(25.3%), 3~5년 7명(7.4%), 1~3년 16명

(16.8%), 1년 미만 14명(14.7%)으로 10년 이상의 오랜

경력을 보유한 운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5), 평균 운영경력은 6.1년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보유

자격증으로는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유치원장,

시설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전체 70명(73.7%)

이 2~3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1. Foundation type of the child care center 

Foundation type

Total χ2-valueNational

Public

Corpo-

ration
Home Care Private

No. of children

 served

below 25 1 (11.0)1) − 24 (100.0) 5 (99.6) 30 (931.6)

94.384***

26 − 50 4 (44.4)1) − − 27 (52.9) 31 (932.6)

51 − 100 4 (44.4)1) 8 (80.0) − 11 (21.2) 23 (924.2)

101 − 200 − 1 (10.0) − 8 (15.4) 9 (999.5)

Above 200 − 1 (10.0) − 1 (91.9) 2 (992.1)

Operation

 time

half time − − − 1 (91.9) 1 (991.1)

63.524All day 7 (77.7)1) 8 (80.0) 16 (966.7) 44 (84.6) 75 (978.9)

Over time 2 (22.2)1) 2 (20.0) 8 (933.3) 7 (13.5) 19 (920.0)

Year of

 foundation

before 1990 − 1 (10.0) − 2 (93.8) 3 (993.2)

81.490**1991 − 2000 1 (11.1)1) 7 (70.0) 4 (196.7) 19 (36.5) 31 (932.6)

2001 − 2008 7 (77.8)1) 2 (20.0) 19 (979.2) 29 (55.8) 57 (960.0)

No answer 1 (11.1)1) − 1 (994.15) 2 (93.8) 4 (994.2)

No. of teachers

1 − 2 − − 8 (933.3) − 8 (998.4)

72.314***
3 − 4 4 (44.4)1) 2(20.0) 16 (966.7) 30 (57.7) 52 (957.7)

5 − 10 4 (44.4)1) 6 (60.0) − 19 (36.5) 29 (930.5)

11 − 15 1 (11.1)1) 2 (20.0) − 3 (95.8) 6 (996.3)

No. of assistant

 teachers

0 6 (66.7)1) 7 (70.0) 18 (975.0) 41(78.8) 72 (975.8)

4.6861 − 2 3 (33.3)1) 3 (30.0) 6 (925.0) 10 (19.2) 22 (923.2)

3 − − − 1 (91.9) 1 (991.1)

Certification

yes 1 (11.1)1) 6 (60.0) − 6 (11.5) 13 (913.7)

35.281**no 5 (55.6)1) 2 (20.0) 24 (100.0) 39 (75.0) 70 (973.7)

In process 3 (33.3)1) 2 (20.0) − 5 (99.6) 10 (910.5)

No answer − − − 2 (93.8) 2 (992.1)

Total 9 (99.5) 10 (10.5) 24 (925.3) 52 (54.7) 95 (100.0)

1) N (%)
*: p<0.05 **: p< 0.01 ***: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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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유자격으로 국 · 공립시설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 장

애교사, 특수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운영자도 있었다. 

2. 급식관리 실태

1) 급식운영형태 및 시설의 현황 

시설유형별 급식운영형태 및 시설의 일반현황을 조사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조사 시설 전체(100%)가 급식을 실

시하였으며, 운영은 93곳(96.2%)의 시설이 직영으로, 나머

지 1곳(1.9%)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다. 또한, 외부에서

식사를 들여오는 경우도 1곳(1.9%) 조사되었다.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실은 모든 보육시설(100.0%)에 있

었고, 그 면적으로는 2 m2 4곳(4.2%), 3~5 m2 34곳

(35.8%), 6~10 m2 20곳(21.1%)으로 3~5 m2(35.8%)

가 가장 많았고, 무응답도 34곳(35.8%)으로 조사되었다. 

영유아들이 식사를 하는 곳으로 각 시설의 식당 보유에 관

한 질문에 대해서 ‘있다’ 10곳(10.5%), ‘없다’ 83곳

(87.4%), 무응답 2곳(2.1%)으로 대부분의 보육시설에 식

사공간인 식당이 별도로 없었다(P < 0.01). 또한 식당을 보

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설의 식당 규모로는 2~3 m2(2.1%),

5~6 m2(3.2%), 무응답(5.3%)순으로 응답하였으며, 5~6

평이 가장 많게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식당이 없는 경우, 식

사장소로는 강당(1.2%), 교실(85.5%), 무응답(13.3%)으

로 대부분 교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식재료 보관 창고의 유무에 대한 질문에 ‘있다’ 36곳

(37.9%), ‘없다’ 59곳(62.1%)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설유

형별로는 국 · 공립 3곳(33.3%), 법인 4곳(40.0%), 가정

보육시설 5곳(20.8%), 민간개인시설 24곳(46.2%)으로

국 · 공립 법인 시설보다 민간개인의 창고 보유율이 높게 조

사되었다. 또한 ‘있다’고 응답한 36곳 시설의 창고크기는

2 m2 이하 9곳(25.0%), 3~5 m2 7곳(19.4%), 10평 이

내 1곳(2.8%) 등으로 2 m2 이하가 가장 많았고, 질문에 무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Foundation type

Total χ2-valueNational

Public

Corpo-

ration
Home Care Private

Gender
Male − − − 5 (889.6) 5 (885.3)

84.364
Female 9 (100.0)1) 10 (100.0) 24 (100.0) 47 (890.4) 90 (894.7)

Age

Average age 36.22 ± 7.882) 41.1 ± 2.45 38.63 ± 4.31 41.63 ± 2.68 40.31 ± 6.81

93.779**

20s (20 − 29) 2 (822.2)1) 2 (820.0) 1 (884.2) 1 (881.9) 6 (886.3)

30s (30 − 39) 3 (833.3)1) 2 (820.0) 14 (858.3) 20 (838.5) 39 (841.1)

40s (40 − 49) 3 (833.3)1) 5 (850.0) 7 (829.2) 28 (853.8) 43 (845.2)

50s (50 − 59) 1 (811.1)1) 1 (810.0) 2 (888.3) 2 (883.8) 6 (886.3)

60s (60 − 69) − − − 1 (881.9) 1 (881.1)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2 (822.2)1) 2 (820.0) 2 (888.3) 4 (887.7) 10 (810.5)

13.485 
College 4 (844.5)1) 1 (810.0) 12 (850.0) 11 (821.2) 28 (829.5)

University 2 (822.2)1) 6 (860.0) 9 (837.5) 30 (857.7) 47 (849.5)

Graduate school 1 (811.1)1) 1 (810.0) 1 (884.2) 7 (813.5) 10 (810.5)

Operational 

 career (yrs.)

less than 1 3 (833.3)1) 1 (810.0) 8 (833.3) 2 (883.8) 14 (814.7)

25.198*

1 − 3 1 (811.1)1) − 6 (825.0) 9 (817.3) 16 (816.8)

3 − 5 − − 2 (888.3) 5 (889.6) 7 (887.4)

5 − 10 2 (822.2)1) 2 (820.0) 5 (820.8) 15 (828.9) 24 (825.3)

more than 10 2 (822.2)1) 7 (870.0) 3 (812.5) 21 (840.4) 33 (834.7)

No answer 1 (811.1)1) − − − 1 (881.1)

No. of Certi-

 ficates3)

1 2 (822.2)1) 4 (840.0) 2 (888.3) 11 (821.2) 19 (820.0)

69.586

2 3 (833.3)1) 5 (850.0) 12 (850.0) 16 (830.8) 36 (837.9)

3 3 (833.3)1) 1 (810.0) 10 (841.7) 20 (838.5) 34 (385.8)

4 1 (811.1)1) − − 4 (887.7) 5 (885.2)

5 − − − 1 (881.9) 1 (881.1)

Total 9 (100.0) 10 (100.0) 24 (100.0) 52 (100.0) 95 (100.0)

1) N (%)
2) Mean ± SD 
3) Double answer item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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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시설도 다수 있었다.

2) 영양사와 조리사 고용

영양사와 조리사의 고용 여부와 관련된 조사결과는 Table

4와 같다. 영양사 고용여부에 대한 질문에 ‘있다’가 국 · 공

립 1곳 (11.1%), 법인 1곳(10%), 민간개인 17곳

(32.7%)으로 총 19곳(20%)에 영양사가 있었으며, 나머지

시설 76곳(80%)의 보육시설은 영양사가 없이 급식이 운영

되고 있었다. 민간 개인시설이 국 · 공립 및 법인보다 영양

사 고용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양사가 있다고

응답한 시설 중 영양사의 고용형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원 상

주 2곳 (10.5%), 공동관리 16곳 (84.2%)으로 조사 대상

대부분 시설의 영양사는 공동관리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고용된 영양사의 주요업무로는 메뉴작성

8곳(42.1%), 메뉴작성 및 식당관리 4곳(21.1%), 메뉴작

성 및 주1회 보육시설 순회 5곳(26.3%)등으로 주로 식단

작성업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리사의 고용은 전체

적으로 ‘있다’ 57곳(60%), '없다' 38곳(40%)으로 시설유

형별로는 국 · 공립 7곳 (77.8%), 법인 10곳(100.0%),

민간개인 34곳(65.4%), 가정보육시설 6곳(25.0%)으로

시설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01). 또한 조리

원이 ‘있다’ 32곳(33.7%), ‘없다’ 63곳(66.3%)으로 규모

가 큰 시설에서 조리업무가 많아 조리원을 시간제로 고용하

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시설에서 영양사의 업무를 조리사 및

조리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급·간식관리

시설유형에 따른 급·간식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foodservice management & facilities status 

 

Foundation type

Total χ2-valueNational

Public

Corpo-

ration
Home Care Private

Foodservice 
Yes 9 (100.0)1) 10 (100.0) 24 (100.0) 52 (100.0) 95 (100.0)

90.920
No − − − − −

Foodservice

 managementsystem

Self-operated 9 (100.0)1) 10 (100.0) 24 (100.0) 50 (996.2) 93 (996.2)

91.689Contract-managed − − − 1 (991.9) 1 (991.9)

Catering − − − 1 (991.9) 1 (991.9)

Kitchen
Yes 9 (100.0)1) 10 (100.0) 24 (100.0) 52 (100.0) 95 (100.0)

90.910
No − − − − − −

Kitchen area

 (m2)

Below 2 − − 1 (994.2) 3 (995.8) 4 (994.2)

27.860
3 − 5 2 (922.2)1) 3 (930.0) 9 (937.5) 20 (938.5) 34 (935.8)

6 − 10 2 (922.2)1) 2 (920.0) 1 (994.2) 15 (928.8) 20 (921.1)

Above 10 − 1 (910.0) − 2 (993.8) 3 (993.2)

No answer 5 (955.6)1) 4 (940.0) 13 (954.2) 12 (923.1) 34 (935.8)

Dining room 

Yes 1 (911.1)1) 5 (950.0) − 4 (997.7) 10 (910.5)
19.211**

No 8 (988.9)1) 5 (950.0) 22 (991.7) 48 (992.3) 83 (987.4)

No answer − − 2 (998.3) − 2 (992.1)

Dining room area

 (m2)

2 − 3 − 2 (940.0) − − 2 (920.0)
90.000

5 − 6 − − − 3 (975.0) 3 (930.0)

No answer 1 (100.0)1) 3 (960.0) − 1 (925.0) 5 (950.0)

Eating area

 (if,not dining room)

Lecture hall − 1 (920.0) − − 1 (991.2)
15.290*

Classroom 5 (962.5)1) 4 (980.0) 18 (975.0) 44 (961.6) 71 (985.5)

No answer 3 (937.5)1) − 4 (916.7) 4 (938.4) 11 (913.3)

Storage place
Yes 3 (933.3)1) 4 (940.0) 5 (920.8) 24 (946.2) 36 (937.9)

94.574
No 6 (966.7)1) 6 (960.0) 19 (979.2) 28 (953.8) 59 (962.1)

Storage place size

 (m2)

Below 2 − − 2 (940.0) 7 (929.2) 9 (925.0)

19.5323 − 5 1 (933.3)1) 1 (933.3) − 5 (920.8) 7 (919.4)

6 − 10 − − − 1 (994.2) 1 (992.8)

No answer 2 (966.7)1) 3 (966.7) 3 (960.0) 11 (945.8) 19 (952.8)

Total 9 (100.0)1) 10 (100.0) 24 (100.0) 52 (100.0) 95 (100.0)  

1) N (%)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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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와 같다. 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급식횟수로는 1일

1회 69곳(72.6%), 2회 19곳(21.1%), 3회 6곳(6.3%)으

로 시설유형별 급식 횟수는 국 · 공립이 1회 7곳(77.8%),

2회 2곳(22.2%), 법인이 1회 8곳(80.0%), 2회 2곳

(20.0%), 가정보육시설은 1회 9곳(37.5%), 2회 9곳

(37.5%), 3회 6곳(25.0%), 민간개인은 1회 45곳

(86.5%), 2회 7곳(13.5%)으로 나타나 비교적 규모가 큰

국 · 공립 및 법인과 민간개인의 시설보다 유아수가 적은 가

정보육시설의 급식횟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5). 시설유형별로 보면 국 · 공립은 1회 2곳(22.2%),

2회 7곳(77.8%)으로 2회 제공하는 곳이 많았으며, 법인은

모두 2회(100.0%) 제공하고 있었다. 가정보육시설은 1회

3곳(12.5%), 2회 21곳(87.5%) 민간개인은 1회 9곳

(17.3%), 2회43곳(82.7%)으로 일 2회 제공하는 곳이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유형별 간식 지급 시 주로 제공하는 메뉴에 대해 오전

과 오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조리식품과 조리가 필요 없

는 식품이 제공되는데 오전에는 주로 가공식품이 40.9%, 조

리식품이 14.0% 제공되며, 오후에는 조리가 필요없는 식품

이 23.8%, 조리식품이 21.4%로 조사되었다.

Table 4. Employment type of dietitian's & cook 

 Foundation type

Total χ2-value
  

National

Public

Corpo-

ration
Home Care Private

dietitian
Yes 1 (911.1)1) 1 (910.0) − 17 (932.7) 19 (920.0)

12.305
No 8 (988.9) 9 (990.0) 24 (100.0) 35 (967.3) 76 (980.0)

Employment 

type

Full time − − − 2 (911.8) 2 (910.5)
90.281

Cooperate (5 centers) 1 (100.0)1) 1(100.0) − 14 (982.4) 16 (984.2)

No answer − 1 (995.8) 1 (995.3)

Work 

 of dietitian

only Menu planning − 1 (100.0) − 7 (941.2) 8 (942.1)

93.231 
Menu planning & dinning room

 management
− − − 4 (923.5) 4 (921.1)

Menu planning & round work 1 (100.0)1) − − 4 (923.5) 5 (926.3)

No answer − 2 (911.8) 2 (910.5)

Cook
Yes 7 (977.8)1) 10 (100.0) 6 (925.0) 34 (965.4) 57(960.0)

25.982***
No 2 (922.2)1) − 18 (975.0) 18 (934.6) 38 (940.0)

Assistant cook
Yes 4 (944.4)1) 6 (960.0) 1 (994.2) 21 (940.4) 32 (933.7)

10.146**
No 5 (955.6)1) 4 (940.0) 23 (995.8) 31 (959.6) 63 (966.3)

Total 9 (100.0)1) 10 (100.0) 24 (100.0) 52 (100.0) 95 (100.0)  

1) N (%)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5. Management condition of foodservice & snack 

Foundation type

Total χ2-valueNational

Public

Corpo-

ration
Home Care Private

Frequency of meal

 (servings per day)

1 7 (877.8)1) 8 (880.0) 9 (837.5) 45 (886.5) 69 (872.6)

8.746*2 2 (822.2)1) 2 (820.0) 9 (837.5) 7 (813.5) 20 (821.1)

3 ≤ − − 6 (825.0) − 6 (886.3)

Frequency of snack

 intake (day)

1 2 (822.2)1) − 3 (812.5) 9 (817.3) 14 (814.7)
6.546*

2 7 (877.8)1) 10 (100.0) 21 (887.5) 43 (882.7) 81 (885.3)

snack menu3)

AM
cooking 5 (820.8)1) 1 (883.6) 12 (814.0) 24 (814.9) 42 (814.0)

0.09
no-cooking 12 (850.0)1) 14 (850.0) 28 (832.6) 68 (842.2) 122 (840.9)

PM
cooking 4 (816.7)1) 4 (814.3) 19 (822.1) 37 (823.0) 64 (821.4)

no-cooking 3 (812.5)1) 9 (832.1) 27 (831.4) 32 (819.9) 71 (823.8)

Cost of meal (won) 1,667 ± 188.562)1,356 ± 343.551,617 ± 307.381,580 ± 521.791,572 ± 438.88 1.467*

Total 9 (100.0) 10 (100.0) 24 (100.0) 52 (100.0) 95 (100.0)

1) N (%)
2) Mean ± SD 
3) Double answer item 
*: p<0.05 **: p< 0.01 ***: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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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 오전

에 제공하는 조리가 필요없는 식품으로는 우유(51.6%), 과

일(25.4%), 빵(9.8%), 유제품(4.1%) 순으로 조사되었고,

조리식품으로는 죽(71.4%), 콩류(9.5%), 수프(7.1%), 수

제두유(4.8%) 등으로 점심식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비

교적 가벼운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 오

후간식에 조리가 필요없는 식품으로는 빵(29.6%), 떡

(26.8%), 과일(19.7%), 우유(15.5%) 순으로, 조리식품

으로는 찐 고구마(25.0%), 떡볶이(21.9%), 국수(10.9%),

찐 감자(9.4%), 만두(7.8%) 등으로 자연식의 다양한 음식

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시설의 간식비를 제외한 1일 평균 급식비는 1,572

원으로 국 · 공립시설 1,667원, 법인 1,356원, 가정보육시

설 1,617원, 민간 개인 1,580원으로 국 · 공립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보육시설이 높게 조사되

어 시설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4) 식단관리 

시설유형별 식단 및 급식생산관리에 관한 조사결과는 Table

6과 같다. 영양사가 있는 곳(17.4%)을 제외한 시설에서의

Table 6. Information sources & important factors for menu planning 

Foundation type

Total χ2-valueNational

Public

Corpo-

ration
Home Care Private

Menu planner1)

Dietitian 1 (999.1)2) 1 (998.3) − 17 (928.3) 19 (917.4)

46.608
Director 2 (918.2)2) 5 (941.7) 17 (965.4) 15 (925.0) 39 (935.8)

Cook 5 (945.5)2) 3 (925.0) 6 (923.1) 14 (923.3) 28 (925.7)

Teacher 3 (927.2)2) 3 (925.0) − 11 (918.3) 17 (915.6)

No plan − − 2 (997.7) − 2 (991.8)

No answer − − 1 (993.8) 3 (995.0) 4 (993.7)

Information sources

 for menu

 planning1)

Ministry of Education 1 (998.3)2) 1 (997.7) 2 (997.1) 8 (911.1) 12 (999.6)

25.799

Child care 

information center
8 (966.7)2) 9 (969.2) 18 (964.3) 43 (959.7) 78 (962.4)

Nutrition relation

 books
2 (916.7)2) 3 (923.1) 3 (910.7) 18 (925.0) 26 (920.8)

Other child care

 center
− − 1 (993.6) − 1 (990.8)

Internet 1 (998.3)2) − 4 (914.2) 2 (992.8) 7 (995.6)

No answer − − − 1 (991.4) 1 (990.8)

Important factors 

for menu planning1)

Meal cost − − − 4 (994.9) 4 (993.0)

24.933

Taste of children 2 (916.7)2) − 9 (931.0) 28 (934.1) 39 (929.3)

Nutrient balance 10 (983.3)2) 9 (100.0) 20 (969.0) 45 (954.9) 84 (963.2)

 Cooking time − − 1 2 (992.4) 3 (992.3)

Convenience of 

cooking
− − − 2 (992.4) 2 (991.5)

No answer − − − 1 (991.2) 1 (990.7)

Use of standard 

recipe

Yes 8 (988.9)2) 5 (950.0) 7 (929.2) 19 (936.5) 39 (941.1)
10.680*

No 1 (911.1)2) 5 (950.0) 17 (917.9) 33 (963.5) 56 (958.9)

Menu usage

90 − 100% 9 (100.0)2) 10 (100.0) 18 (975.0) 40 (976.9) 77 (981.1)

96.280
70 − 89% − − 5 (920.8) 9 (917.3) 14 (914.7)

50 − 69% − − 1 (994.2) 2 (93.84) 3 (993.2)

10 − 49% − − − 1 (991.9) 1 (991.1)

Division of

preschool and 

Infantile menu

Yes 3 (933.3)2) 1 (910.0) 11 (945.8) 10 (919.2) 25 (926.3)

13.858*
No 3 (933.3)2) 5 (950.0) 3 (912.5) 28 (953.8) 39 (941.1)

According to the

 food condition 
3 (933.3)2) 4 (940.0) 9 (937.5) 14 (926.9) 30 (931.6)

Total 9 (100.0)2) 10 (100.0) 24 (100.0) 52 (100.0) 95 (100.0)

1) Double answer item 
2) N (%)
*: p<0.05 **: p< 0.01 ***: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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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작성은 주로 원장(35.8%), 조리사(25.7%), 보육교사

(15.6%) 순으로 작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부시설에서는

공동으로 작성한다고 복수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시설유형

별로 살펴보면 국 · 공립의 경우 조리사(45.5%), 보육교사

(27.2%), 원장(18.2%) 순으로 조리사의 담당이 많았으며,

법인의 경우 원장(41.7%), 조리사(25.0%), 보육교사

(25.0%) 순으로 원장이 주로 식단을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원장(65.4%), 조리사(23.1%)

순으로 주로 원장이 담당하는 곳이 많았으며, 식단을 작성하

지 않는 곳도 2곳(7.7%) 있었다. 민간개인은 원장(25.0%),

조리사(23.3%), 보육교사(18.3%) 순으로 조사되었다. 

식단작성 시 메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보육정보센터(62.4%), 영양관련책자(20.8%), 교과부자료

(9.6%), 인터넷(5.6%), 타 보육시설(0.8%) 순으로 보육

정보센터의 자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시설유형별로는

국 · 공립의 경우 보육정보센터(66.7%), 영양관련책자

(16.7%), 교육부자료(8.3%), 인터넷(8.3%) 순으로 나타

났다. 법인의 경우 보육정보센터(69.2%), 영양관련책자

(23.1%), 교육부자료(7.7%) 순으로,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정보센터(64.3%), 인터넷(14.2%), 영양관련책자

(10.7%), 교육부자료(7.1%), 타 보육시설(3.6%)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민간개인은 보육정보센터(59.7%), 영양관련

책자(25.0%), 교육부자료(11.1%), 인터넷(2.8%)을 참고

하여 식단을 작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단작성 시 고려사항으로는 영양균형(63.2%), 원아들

의 기호도(29.3%), 급식비용(3.0%), 조리시간(2.3%), 조

리의 편리성(1.5%) 순으로 대부분의 시설에서 영유아들의

영양 균형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국 · 공립의 경우 영양균형(83.3%),

원아들의 기호도(16.7%) 순으로 조사되었고, 법인의 경우

영양균형을 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이100%로 조사되었

다.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영양균형(66.7%), 원아들의 기호

도(30.0.%), 조리시간(3.3%) 순으로 조사되었고, 민간개

인의 경우 영양균형(54.9%), 원아들의 기호도(34.1%), 급

식비용(4.9%), 조리시간(2.4%), 조리의 편리성(2.4%),

무응답(1.2%) 순으로 조사되었다. 

식단의 실행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식단표 대로 급식을

실시하는 정도가 ‘90~100% 실행한다’ 라고 응답한 시설이

81.1%, ‘70~89% 실행한다’가 14.7%, ‘50~69% 실행한

다’가 3.2%, ‘10~49% 실행한다’가 1.1%로 조사되었다.

시설의 유형별로는 국 · 공립과 법인의 경우 100.0% 실행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90~100%

가 75.0%, 70~89%가 20.8%, 50~69%가 4.2%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민간개인의 경우 90~100%가 76.9%,

70~89%가 17.3%, 50~69%가 3.8%, 10~49%가

1.9% 순으로 국 · 공립과 법인에 비해 가정보육시설과 민

간개인시설의 식단 실행정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기타 영아

와 유아의 식단을 구분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가 41.1%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음

식에 따라 조리 시 구분한다’ (31.6%), ‘구분한다’ (26.3%)

순으로 조사되어 영유아의 식단구분은 전체적으로 잘 이루

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유형별로는 국 · 공립

의 경우 ‘구분하지 않는다’ (33.3%), ‘음식에 따라 조리 시

구분한다’ (33.3%), ‘구분한다’ (33.3%)로 조사되었고, 법

인의 경우 ‘구분하지 않는다’ (50.0%), ‘음식에 따라 조리

시 구분한다’ (40.0%), ‘구분한다’ (10.0%) 순으로 조사

되었다.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구분한다’ (45.8%), ‘음식에

따라 조리 시 구분한다’ (37.5%), ‘구분하지 않는다’

(12.5%) 순으로 조사되어 조사대상 시설 중 영유아의 식단

구분은 가정보육시설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급식생산관리 

표준레시피의 사용은 전체시설 중 41.1%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 · 공립의 경

우 ‘사용한다’(88.6%), ‘사용하지 않는다’(11.1%)로 조사

되었고, 법인의 경우 ‘사용한다’(50.0%), ‘사용하지 않는다’

(50.0%)로 국 · 공립 및 법인은 표준레시피를 사용하는 시

설이 많았으나 반면 가정보육시설은 ‘사용한다’(29.2%), ‘

사용하지 않는다’(70.8%)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표준레

시피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보다 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

고, 민간개인의 경우도 ‘사용한다’(36.5%), ‘사용하지 않는

다’(63.5%)로 조사되었다(P < 0.05). 

6) 식재료구매

시설유형별 식재료 구매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식재료 구매에 관한 질문에는 복수응답이 많았다. 전

체 응답에서 원장(74.6%), 조리사(22.1%), 영양사

(1.1%), 교사(1.1%) 순으로 운영자인 원장이 구매를 담당

하는 곳이 많았으나, 시설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국 · 공립

의 경우 조리사(66.7%)의 담당이 많았고, 법인의 경우는 원

장(60.0%), 조리사(30.0%), 민간개인은 원장(75.0%),

조리사(23.1%)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정보육시설은

100% 원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양사가 구매

하는 경우는 민간개인시설의 단 1곳(1.1%) 뿐이었다. 

검수도 구매와 같이 대부분 시설에서 원장(54.9%),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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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0.5%), 교사(3.6%)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정보육시설 중에는 보육 인원수가 적어 당일 운영자가 직

접 구매를 함으로써 검수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시설도 다수

조사되었다. 식품구매방법은 전체 87곳(91.6%)의 시설에

서 직접구매를 하였으며,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는 7곳(7.4%)

에 해당하였다. 그 외 국 · 공립 시설 중 농협과 직거래를 하

는 시설도 조사되었다. 

구매횟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매일 31곳(31.6%), 주

1회 14곳(14.3%), 주2~3회 43곳(43.8%)으로 주2~3회

주기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가정보육

시설의 경우,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복수응답한 시설이 10곳(10.2%)으로 조사되었다.

—————————————————————————

고 찰
—————————————————————————

충남 아산지역의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 실시 후 95개 보육시설을 유형별(국· 공립,

법인, 민간개인, 가정보육시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들

시설들의 재원 아동수의 분포는 가정보육시설에는 25명 이

하의 비교적 적은 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반면, 민간개인에서

는 다양한 운영형태를 보였고 대부분 재원 아동수가 많을 뿐

만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대형화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데(P

< 0.001), (Kwak 1996; Lee 2006)의 연구결과에서도

최근 보육기관의 총 원아수가 국 · 공립 83.7 ± 40.4명, 민

간보육시설 53.5 ± 38.3명으로 국 · 공립뿐만 아니라 민

간보육시설의 규모도 점점 커지는 추세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보육시설의 설립시기는 2000

년 이후 설립이 많았는데(P < 0.01), 중앙보육정보센터의

2007년 보육시설현황조사결과에서도 1991년 영유아보육

법 제정 이후 2000년 이후에 보육시설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Central Childcare

Information Center 2007). 이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수가 늘고 육아문제를 대부분 보육시설에 의

존하다 보니 보육시설간의 경쟁이 생기면서 일어나는 현상

으로 개설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폐업 보육시설 또한 증가하

였는데, 이런 현상이 자칫 보육시설이 영유아의 복지시설 차

원이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이행되지 않을까 우려

되는 바이다. 

대부분의 운영자는 여성으로(94.8%) 40대가 가장 많았

으며, 민간개인의 운영자 연령이 유의적으로 높게 조사되었

는데(p < 0.01). Rho 등(2009)의 연구에서는 국 · 공립

시설의 운영자 연령이 높게 조사 되어 본 연구와 다른 결과

를 보였으며, 대졸이상(49.5%)의 고학력이 많았는데, Lee

등(2001)의 연구에서는 운영자의 65%, Lee & Yoo

Table 7. Procurement of food materials 

Foundation type

Total χ
2-value 

  
National

Public

Corpo-

ration
Home Care Private

Person in charge of

 procurement1)

Director 3 (33.3)2) 6 (60.0) 24 (100.0) 38 (875.0) 71 (874.6)

55.088*** 

Dietitian − − − 1 (881.9) 1 (881.1)

Cook 6 (66.7)2) 3 (30.0) − 12 (823.1) 21 (822.1)

Teacher − − − 1 (881.9) 1 (881.1)

Others − 1 (10.0) − − 1 (881.1)

Person in charge of

 Inspection1)

 Director 3 (27.3)2) 3 (27.3) 19 (876.0) 36 (856.3) 61 (854.9)

80.835
Cook 8 (72.7)2) 8 (72.7) 2 (888.0) 27 (842.2) 45 (840.5)

Teacher − − 3 (812.0) 1 (881.5) 4 (883.6)

Not − − 1 (884.0) − 1 (880.9)

Method of procurement1)

Direct purchase 8 (88.9)2) 9 (90.0) 23 (895.8) 47 (890.4) 87 (891.6)

11.068* Optional contract − 1 (10.0) 1 (884.2) 5 (889.6) 7 (788.4)

Others 1 (11.1)2) − − − 1 (881.1)

Frequency of 

 procurement1)

Every day 6 (66.7)2) 5 (50.0) 2 (888.0) 18 (832.1) 31 (831.6)

34.288** 
Once a week − 2 (20.0) 10 (840.0) 4 (887.1) 14 (814.3)

 2-3 times a week 3 (33.3)2) 1 (10.0) 11 (844.0) 28 (850.0) 43 (843.8)

 At necessary timing − 2 (20.0) 2 (888.0) 6 (810.7) 10 (810.2)

Total  9 (89.5)2) 10 (10.5) 24 (825.3) 52 (854.7) 95 (100.0)  

1) Double answer item 
2) N (%)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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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의 연구에서는 운영자의 30%가 대졸 학력자로 본

연구 지역 보육시설 운영자의 학력이 선행연구 보다 높게 나

타났다. 

급식은 시설 전체(100%)가 실시하였으며 93곳(96.2%)

의 시설이 직영으로, 나머지 1곳(1.9%)은 위탁운영을 하였

고, Lee & Oh (2005)의 연구에서 78.9%의 학부모들이

직영조리 급식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고 된 점을 고려할 때 조

사지역 보육시설의 급식운영은 바람직하게 보여졌다.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Ministry of Legislation 2009)에 의하면 조리실은 채광

이 잘 되고, 기계 환기 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

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식

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

추어야 하며, 공공 기관이나 사회 복지관 안에 설치된 보육

시설의 경우에는 동일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세칙 제23조

에서 조리실은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부패되기 쉬운

음식물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냉장고 확보 및 음

식물류 사전검사, 유통기한 경과 등에 유의하도록 하였으며,

음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을 끓여서 사용하여

야 하며, 정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

환으로 수질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인 기준 없이 규정

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교 급식의 시설 · 설비기준은 학

교급식법에 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의 면적기준, 조리실의

시설 · 설비 기준, 조리 및 급식 설비, 기구의 기준이 정확하

게 정하여져 있는데 반해, 보육시설 설치기준이 보육을 실시

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기준이라면 보육시설에도 구체

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본 조사 대상 보육시설의 경우, 3~5 m2 이내

면적의 조리실은 모든 보육시설(100.0%)에 있었으나, 시

설 · 설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87.4%)의 보육시

설에 영유아들의 식사공간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의 식당 보유율을 살펴보면 Lee 등(2006)은

20.8%, Park 등(2003)은 10.0%로 보고하고 있다. 식당

이 없을 경우, 대부분 교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여성가족부의 2004년도 보육 · 교육 실태조사에

서도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조리실은 단독 또는 공용으로 확

보한 반면, 식당은 단독 보유가 6.7%, 공용이 40.8%로 식

당의 확보율이 낮게 나타났다(Lee 2004). 교실에 배식 및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 교사가 간식과 음식물을 직접 보육

실로 운반하여야 하는 불편과 함께 식사환경의 위생관리가

어려우며, 음식 운반상의 안전 문제 뿐 만 아니라 적온 급식

이 어려워지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보육시설의 식당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하고 있다(Lee 2006).

아이들의 학습과 놀이가 이루어지는 교실에서의 식사는 영

유아의 건강이나 위생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보육시

설의 여건상 별도의 식사 공간 확보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교실에서의 식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및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참고로 조리실 면적은 영유아보육법에는 기준이 없고 학교

급식법에서는 51~100인 사이는 14 m2 + 0.14 m2× (급

식학생수~50인)인 5.43 m2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Park 등

(2003)은 보육시설 조리실 시설 설계 기준안에서 재원 아

동수 100인 기준 영유아 보육시설의 조리실 면적을

34.16 m2(10.35평)으로 산정하여 보고하고 있으나, 반영

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영양사의 고용은 전체 보육시설의 19곳(20%)에 불과하

였다. Nam (2006)의 연구에서 보고된 53.3% 와 Lee

(2006)의 연구에서 보고한 50.0%의 영양사 고용율을 비교

할 때 본 조사 지역 보육시설의 영양사 고용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Chang & Ko (2007)는 영양사에 의한 영양교육

과 급식서비스 활동은 유아의 적정 배식량 설정과 섭취량 향

상에 좋은 영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보육시설에서의

영양사 채용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나 본 조사 결과

아직까지 영양사의 채용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율이 낮은 이유는 영양사 임금에 대한 부담과 고용 후 보

육시설에서의 실질적인 영양사 업무 부재 등으로 운영자의

심층면담 시 드러났다. 또한 영양사가 있다고 응답한 시설 중

영양사의 고용형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이 공동관리

(84.2%)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고용된 영양사의 주요

업무로는 주로 식단 작성업무를 하였는데, Lee (2006)의

연구에서도 안산시 대규모 보육시설의 어린이집만이 공동영

양사를 채용해 식단작성 및 영양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설에서 영양사의 업무를 조리사

및 조리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Rho 등(2009)의 연구에 의

하면 전북지역 보육시설의 조리사 고용율은 92% 이며, 나

머지 시설에서 조리사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예산부족

과 적은 보수로 인한 조리사의 취업기피 및 소수정원으로 보

고하고 있다. 또한 Nam (2006)과 Lee (2006)의 연구에

서도 조리사 고용율을 각각 93.3%, 100% 로 보고하고 있

어 본 연구조사 지역의 조리사 및 영양사 고용율 57곳(60%)

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Lee 등

(2003)은 일부 종일제 보육시설에서는 원장과 영양사가 조

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조리사 고용의 어려움으로 보고하고 있다. 영

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하면 영양사를 단독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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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채용하거나 보육정보센터나 보건소 영양사의 지도

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 영유아 보육시설 30,856

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영양사 배치 기준에 해당

하는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유하는 총 2,349개소 중 영양

사가 채용된 곳은 78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Central

Childcare Information Center 2007). 영유아 100인 이

상 시설이 10%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시설이 영

양관리 전문 인력이 부재한 가운데 영유아 급식 관리를 조리

사와 원장에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될 것으로 보여진

다. 따라서 해당 지역 지자체 노력 및 정부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Lee 등(2007)의 전국 100개 보육시설 및 기관 대상 급

식지급횟수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오전, 오후에 일 2회 지급

하는 시설이 81곳(85.3%)으로 가장 많았고. Rho 등

(2009)에서는 국 · 공립시설 전체가 종일제로 운영되어 1

일 2회 실시하였고, 민간시설은 1일 1회 실시하는 곳이 많

았으나, 간식횟수는 민간시설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

나 본 조사 시설의 급식횟수는 1일 1회가 69곳(72.6%)으

로 가장 많았고, 비교적 규모가 큰 국 · 공립 및 법인과 민간

개인의 시설보다 유아수가 적은 가정보육시설의 급식횟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5). 또한 간식 지급 시 주로 제공

하는 메뉴로는 과일, 우유, 찐 고구마, 떡볶이, 국수, 찐 감자,

만두 등으로 자연식의 다양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

고 있었는데, 이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기준(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2008)에 의하면 영유아보육시설의

간식은 오전, 오후로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식단 구성 시 주3

회 이상 자연식품을 공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그 영향

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사대상 시설의 간식비를 제외한 1일 평균 급식비는 1,572

원으로 국 · 공립시설 과 가정보육시설이 높게 조사되었는

데(P < 0.05),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2006)에서 정한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의 표준 보육단가 기

준 1일 급 · 간식비가 1,745원으로 간식비를 제외한 1일 급

식비를 산정하여 비교해 볼 때, 본 조사 시설의 급식비가 낮

지 않은 수준이나, Rho 등(2009)의 연구에서 보고 한 전북

지역 보육시설의 평균 급 · 간식비 1,923원과 비교할 때는

낮은 수준이었다.

영양사가 있는 곳(17.4%)을 제외한 시설에서의 식단 작

성은 주로 원장(35.8%), 조리사(25.7%)가 하였는데,

Kwak 등(1996)의 연구에서도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식단

작성은 원장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Jo (1998)의 연구에

서도 원장 또는 교사가 ‘작성한다’가 74.4%로 나타났다. Jo

(1997)는 유아기관을 선택하는 소비자로서의 학부모 선택

기준에 대한 연구에서 식단작성을 하는 원장, 원감 및 교사

의 유아영양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아이들의 영양관리를 위해

서 보육시설 관리자의 전문적인 교육의 실시와 효율적인 급

식관리 및 식단작성을 위하여 영양사의 채용을 제안하였다.

Rho 등(2009)은 식단작성 시 시설 대부분이 보육정보센

터를 이용하고, 다음으로 이전 제공되었던 식단이용, 요리

책, 잡지책, 학부모 조언 등을 참고로 작성한다고 하였고,

Kwak 등(1996)은 메뉴를 작성 할 때 과거의 경험에 의해

순서 없이 메뉴를 작성하므로 표준화된 조리법에 의해 급식

의 1인 분량, 급식인원수, 조리방법, 사용기기, 기구, 기기 및

조리온도와 시간을 표준화하여 효율적인 생산관리를 해야 한

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

는 보육정보센타에서 제공하는 메뉴를 참조하여 식단을 작

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보육정보센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식단작성 시 대부분의 시설에서 영유아들의 영양 균형을

중요시하였고, Rho 등(2009)도 보육시설의 93.6%가 식단

작성 시 영양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으며, Jo

(1998)와 Jung & Kim (1997)의 연구에서도 영양적인 면

을 고려한다고 하였으나, Shin & Lee (2005)는 영유아를

위한 식단은 아이들의 식품 기호도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며, 좋은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영양이 풍부하고 유아

들이 선호하는 조리법이 개발되어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

다. 또한 Lee & Cho (2006)도 식품에 대한 기호도는 식품

섭취량에 직접 영향을 미쳐 영양상태에 반영되므로 영양적

으로 우수하고 기호도가 높은 식품을 선택하여 다수가 좋아

하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영양적인 면 다음으로 원아들의 기호도를 고

려한다는 응답이 많아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시설에서 식단표의 실행으로는 ‘90~100% 실행한다’가

81.1%인 국 · 공립과 법인에 비해 가정보육시설과 민간개

인시설의 식단표 실행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Ryu 등(2003)

의 부천시 보육시설 급식관리 실태조사에서도 국 · 공립보

육시설이 94.7%로 민간보육시설 58.6%, 가정보육시설

60.9%에 비해 식단표의 실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보육시설이 소수 재원아동수에 비해 연령

층이 다양하여 조리할 음식수가 많으나 조리인력이 부족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여진다. 표준레시피의 사용은 전체

시설 중 41.1%만이 사용하였으며(P < 0.05). Lee 등

(2008)의 어린이 단체급식 품질개선연구에서는 전국 표본

보육시설 551곳 중 66.2%가 표준레시피를 사용하고 있다

고 보고하고 있어 본 조사 지역 보육시설과의 차이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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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Park 등(2004)의 스웨덴 영유아 영양권장량 및 유아

교육기관을 위한 급식지침에 관한 연구에서는 식품군에 따

른 식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식단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식사시간, 식사와 간식의 식단, 1인분 음식분량, 끼니별

영양권장량을 설정하였고, 연령별 접시모형을 활용하여 효

율적인 식단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

라에서도 보육시설별 재원 아동들의 연령에 따른 식습관 및

기호도와 영양을 고려하여 메뉴의 표준레시피 개발은 물론

영양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식재료 구매는 운영자인 원장(74.6%)이 구매를 담당하

는 곳이 많았으나, 영양사가 구매하는 경우는 민간개인시설

의 단 1곳(1.1%) 뿐으로 이는 본 연구의 시설별 급식 관리

자 고용 현황 조사 시 영양사가 전체시설의 19곳에 고용되

어 있었으나 영양사가 실질적인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

음을 보여준다. Rho 등(2009)의 연구에서도 전체 조사시

설의 72%가 시설장이 구매책임자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

로 조리사가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조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Lee 등(2007)의 전국 100개 보육시설

의 급식운영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구매담당자가 원장(67.5%),

조리사(23.9%), 영양사(3.4%) 순으로 대부분 시설에서 원

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단체급식

은 일반 단체급식과 달리 배식량 및 배식횟수가 적고 식단의

구성이 비교적 단일하다 보니 식재료 양이 많지 않아 대규모

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직접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

다. Rho 등(2009)의 연구 및 Jung & Kim (1997)의 연

구와 Nam (2006)의 조사에서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하는 시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본 조사와 동일한 결

과를 보였다. 식재료 구매는 주2~3회 주기로 식재료를 구입

하는 시설이 많고,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식재료 보관창고의 필요성이 없

어 보였으나, 2~3평 이내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중

민간보육시설 (46.2%)의 보유율이 높았다. 그러나 Lee

(2006)의 안산시 보육시설의 급식 관리 실태조사에서는 대

규모시설 13.6%, 소규모시설 26.9%만이 식품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고, 유형별로 국 · 공립시설 25.0%, 민간시설

18.7%로 국 · 공립시설의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고, 전국 실태 조사 (2004)에서도 민간개인 시설이 국 · 공

립 시설에 비해 시설 및 식재료 관리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조사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충남 아산지역이 신도시 건설 및 반도체 산업의 이주 등과 관

련하여 최근 외부 인구의 유입이 많아지고 구도심 개발에 따

라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원이 증가함으로써 기존의 국 · 공

립시설 보다 민간개인보육시설의 여건이 더 낳아져 가는 것

은 수혜자의 만족도가 보육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

여진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단체급식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1차 수혜자인 영유아 부모와 국가의 지원 및 보육시설관계

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

요약 및 결론
—————————————————————————

영유아 보육시설의 단체급식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급

식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충남 · 아산지역의 영유아 보육

시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17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산

시 영유아보육시설의 급식운영실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총 17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5개 시

설의 운영자가 응답하였으며, 이 중 국 · 공립 9곳(9.5%),

법인 10곳(10.5%), 법인 외 민간개인 52곳(54.7%), 가정

시설 24곳(25.3%)으로 민간개인이 가장 많았으며, 국 · 공

립 및 법인시설 운영자의 시설수가 적은 반면 응답율은 가장

높았다.

○ 보육시설의 재원 아동수의 분포는 25명 이하 30곳

(31.6%), 50명 이하 31곳(32.6%), 100명 이하 23곳

(24.2%), 200명 이하 9곳(9.5%), 200명 이상 2곳

(2.1%) 순으로 유형별 시설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 0.001). 

○ 운영시간은 전체 98.9%의 시설이 종일제로 운영되었

고, 이 중 19곳(20.0%)이 시간 연장제로 운영되었으며. 설

립은 2000년 이후가 57곳(60.0%)으로 유의적으로 높았

다(P < 0.01)

○ 운영자는 대부분 여성(94.8%)으로, 평균연령은 40.3

세였으며, 민간개인의 운영자 연령이 유의적으로 높았고(p

< 0.01), 대졸 47명(49.5%) 이상의 고학력이 많았으며, 10

년 이상의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 조사 대상 전체(100%)가 급식을 실시하였으며, 직영

93곳(96.2%), 위탁 1곳(1.9%), 외부반입 1곳(1.9%)으

로 조사되었다.

○ 조리실은 모든 시설(100.0%)에 있었으며, 그 면적은

3~5 m2(35.8%)과 6~10 m2(21.1%)이 가장 많았다. 반

면 식사공간인 식당은 10곳(10.5%)을 제외하고, 83곳

(87.4%)이 별도로 없었으며, 식당이 없는 경우, 식사장소는

교실(85.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영양사는 전체 보육시설 중 19곳(20%)에 있었으며,

이중 민간개인이 17곳으로 고용율이 높았으며, 고용형태로

는 원상주(2.1%), 공동관리(16.8%), 무응답(1.1%)으로

대부분 시설의 영양사가 공동관리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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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사는 57곳(60%)에 있었고, 국 · 공립 및 법인의

고용율이 높았으며(P < 0.001). 조리사 및 조리원이 영양

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급식횟수로는 1일 1회 69곳

(72.6%)으로 가장 많았고, 유아수가 적은 가정보육시설의

급식횟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5).

○ 간식은 주로 오전에는 조리가 필요 없는 식품인 우유

(51.6%), 과일(25.4%), 빵(9.8%) 등을 점심식사에 영향

을 주지 않게 제공하였고, 오후에는 조리가 필요 없는 식품

으로 빵(29.6%), 떡(26.8%) 등을, 조리식품으로 찐 고구

마(25.0%), 떡볶이(21.9%), 국수(10.9%) 등의 다양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 조사대상 시설의 평균 급식비는 1,572원이었으며, 국 ·

공립시설 1,667원, 법인 1,356원, 가정보육시설 1,617원,

민간 개인 1,580원으로 국 · 공립시설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5).

○ 영양사가 있는 곳(17.4%)을 제외한 시설에서 식단작

성은 주로 원장(35.8%), 조리사(25.7%), 보육교사

(15.6%) 순으로 작성되었고(P<0.01), 정보 취득원은 보육

정보센터(62.4%), 영양관련책자(20.8%), 교육부자료

(9.6%), 인터넷(5.6%), 타 보육시설(0.8%) 순이었다.

○ 메뉴계획 시 고려사항으로는 영양균형(63.2%), 원아

들의 기호도(29.3%), 급식비용(3.0%), 조리시간(2.3%),

조리의 편리성(1.5%) 순으로 대부분의 시설에서 영유아들

의 영양 균형을 중요시 하고 있었으며,

○ 표준레시피 사용은 전체시설 중 41.1%만이 사용하고

있었고, 식단표의 실행정도는 대부분 시설이 90~

100%(81.1%) 시행하고 있었으나, 영아와 유아의 식단구

분은 대부분(41.1%) 하지 않고 있었다(P < 0.05).

○ 식재료 구매는 원장(74.6%)과 조리사(22.1%)가 하

였고, 검수 또한 원장(54.9%), 조리사(40.5%)가 담당하였

으며, 구매는 직접(91.6%) 주2-3회(43.8%) 주기로 구입

하는 시설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현재 충남 아산지역의 보육시설의 급식운영상

태는 여러 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점차 보육시설

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재원 아동수의 증가로 급식인원 또한

증가 추세인데 반해 급식관리 및 보육 시설의 급식시설·설

비는 단체급식기준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영유아는 일생

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그 연령에 맞는 적절한 영양공급이 이

루어져야 하며, 각 연령에 맞는 식단구성은 성장 및 올바른

식습관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대부분의 시설에서 급식관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식단구성 및 식재료의 구매와 관리가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

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결과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시설유형별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다. 재원 아동수에 따른 시설의 규모면에서

국·공립 및 법인과 민간개인은 비슷한 수준이나, 가정보육

시설은 아동수와 규모가 타 시설에 비해 매우 협소한 실정이

다. 그러나 가정보육시설의 수가 전체보육시설의 3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시설유형별 기준을 달

리한 보육시설의 단체급식관리지침 마련이 필요하겠다.

둘째, 보육시설의 운영자 정기교육을 통해 급식관리의 중

요성과 전문가에 의한 급식관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인

지시키고, 해당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영양사 고용를 장려하

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겠다. 또한 현재 영양사 배치기준에 의

한 100인 이상의 시설에서의 공동관리 영양사의 경우, 재택

근무를 통한 식단만 제공하는 영양사가 아닌 실제 급식 관리

업무에 참여하는지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겠다.

세째, 기타 운영자와의 심층 면담 시 나타난 보육시설 형

편상 영양사 임금에 대한 부담과 고용 후 보육시설에서의 실

질적인 영양사 업무 부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보육시설의 영양사 고용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및

지자체의 보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보육시설

에서의 구체적인 영양사 직무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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