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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어린 시절 식습관은 성인기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일생

의 건강을 위해 유아기에 적절한 식습관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Park & Ahn 2012). 특히 유아기에 형

성되기 시작한 식품위생 관리 행동은 이후 생애주기까지 이

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올바른 식습관 및 위생습관 형성을 위

한 유아기 교육은 성인기의 행동습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Wagner et al. 2005; Lee & Choi 2020). 미국 유아교육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에서도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경험과 학습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

을 기른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하였다(Enke et al. 2007).

유아의 식품위생 관리 행동 교육에는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유아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가정 밖에

서의 생활을 경험하는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이

들 기관에서의 식생활 지도도 유아의 올바른 습관 형성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Lee & Choi 2020). 유치원에서는 조

리, 배식, 식사 등 전 과정에는 교사와 조리사가 관여하므로

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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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따라서 교사들이 식품위생 관리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간식과 식사도 교육 활동의 연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

로 적극적으로 식사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Sun et al.

2019; Kim & Kim 2020).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깨어 있는 시간 대부분을 유아 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어린이가 많은 상황이므로 교육기관 관계자를 통한 식품위

생 관리 행동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치원

에서 실시되는 식습관 교육은 전문지식을 갖춘 영양교사보

다는 일반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개정된 학교급

식법에 따르면 급식을 제공하는 모든 국·공립유치원 및 원

아수가 200인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필히 영양교사를 1명 이

상 단독으로 고용하여야 하지만, 실제 영양교사를 배치한 유

치원은 전체 유치원의 12%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The

Foodservice News 2022). 이러한 현실에서 식품위생 교육을

담당하는 일반교사는 전문지식과 교육자료의 부족 등으로 어

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의 식품위생 교육 프로그

램이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현장 특성에 맞

추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하게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

육자료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Lee 2009; Kang

& Jun 2012). 유아는 성인과 달리 주의·집중력이 부족하므

로 지식 전달식 방법으로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유아기에는 주로 단기기억력이 발달해 있으므

로 교육 당시에는 많은 기억을 하지만 그 기억이 오래 지속

되지는 않는다(Kim et al. 2023).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반복 교육이 필수적이며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내용과 방법으로 적절하게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한다(Lee & Jeong 2017). 2020년 교육부가 발간한

「유·초 ·중·고등학교 영양·식생활교육 가이드라인」에서는

영양·식생활 교육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Ministry

of Education 2021), 본 연구진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과

「2019 개정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정부의 정책

현안을 반영하여 유치원 현장 요구도를 충족하는 유아 영

양·식생활교육 내용 체계를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바 있다

(Kim et al. 202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내용체계를 토대로, 3, 4, 5세 유아의 연령적 특성에 맞고 각

기 다른 교육 현장의 특성에 따라 변형 및 적용이 가능한 식

품위생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유치원 식품위생 교육주제 선정을 위한 기존 교육자료 및

교육부 자료 분석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발달 특성 분석, 기존 식품위생 교육

자료의 분석,「유·초·중·고등학교 영양·식생활 교육 가이

드라인」 및「2019 개정 누리과정」의 분석 등 결과를 통해

식품위생 교육에 포함될 내용을 선정하고 체계화하였다(Kim

et al. 2023). 체계화 과정은 선행연구에 소개되었으며 간략

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유·초·중·고등학교 영양·식생활 교육 가이드라인」

(Ministry of Education 2021) 분석에서는 유치원 식품위생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성을 위한 내용 요소를 도출하고,

영양교육전문가 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유아 연

령 구분(만 3, 4, 5세)을 기준으로 하여 ‘식생활과 안전’ 영

역의 교육내용 달성을 위한 교육주제를 2~3개 선정하였다.

「2019 개정 누리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20) 분석에

서는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놀이를 통한 학습이

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범교과적으로 식품위생 교육

관련 지식, 기능과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한편, 유아의 발달 특성 분석을 위해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PubMed, Science Direct, Google 학술검색, RISS, DBpia

등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식품

위생 교육자료를 수집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2. 유치원 식품위생 교육의 요구도 조사

유치원 식품위생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정에는

사용자와 이해 관계자들이 디자인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

여적 디자인(participatory design) 방법이 도입되었다(Linden

& Berg 2012).

2023년 9월 3개 유치원의 원장, 교사, 영양교사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팀장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커

스 그룹 인터뷰에서 교사의 식품위생 교육인식수준, 식품위

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식품위생

교육자료 등에 대해 분석하였고, 유아 식품위생 교육 프로그

램 주제, 내용, 방법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유치원 식품위생 교육 주제의 ‘내용 이해’와 ‘유아경험의 실

제’ 선정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차시별 수업 내용을 ‘내용 이해

’에 정리하였고, 이와 연계된 아동의 실제 활동을 ‘유아경험

의 실제’에 제시하였다. 이후 유아교육 전문가가 유아의 발

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및 수정하였으며,「2019 개

정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식품위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유치원 식품위생 교육안내서 제작

교육 전문가가 선정한 주제 및 ‘내용 이해’와 ‘유아경험의

실제’를 바탕으로 식품위생 교육 안내서를 제작하였다. 식품

위생 교육안내서의 끝부분에는 실제 유치원 교사들의 수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사례를 실어 유치원 교육현

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 4인이 교육사례의 각 활동에

대하여 교사용 지도안을 제작하여 교사가 수업 설명과 활동

주의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 중점내용을

포함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제작하였다. 교육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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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Powerpoint 2016을 이용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디자인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최종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식품영양학과 교수와 유아교육학과 교수의 검토 및 감수를

거쳐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유아 식품위생 교육을 위한 교육안내

서는 교육부 보도자료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배포하였다.

5. 시범 적용 및 평가

3개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와 영양교사가 개발된 교육 안

내서를 이용하여 시범 수업을 실시하였다. 유치원 교사는 만

3, 4, 5세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교사는 만 4, 5

세 통합반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 개방형 설문을 통해 전문

가 의견을 공유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유치원 식품위생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성 및 내용

1) 요구도 조사 결과에 따른 유치원 식품위생 교육 가이드

라인 역할 구성

유치원 식품위생 교육의 요구도 조사 결과, “유치원 교육

과정에 기반한 자료 개발의 필요” 및 “유치원 교사와 영양

교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자료의 구성 필요” 등의

응답을 받았으며, “위생 등 유아 대상 필수 교육 주제 포함

한 자료 개발의 요구” 및 “자료 개발 이후에도 교육자료의

지속적인 현장 보급 지원의 요구” 등의 응답을 받았다.

이와 같은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을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식품위생교육을 주제로 놀이 활동

을 지원하는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실제 생활 현장 상황에

따라 유아들이 이해하기 쉬운 놀이 활동으로 지도하거나 교

육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

능한 식품위생 교육주제를 중심으로 누리과정과 연계한 교

육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놀이 내용과 연계

하여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식품위생 관련 지식을 배우고

바람직한 식품위생 관리행동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유치원 식품위생 교육 내용 구조화

유치원 식품위생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성 과정에서

는 선행연구에서「유·초·중·고등학교 영양·식생활 교육 가

이드라인」(Ministry of Education 2021)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요소와, 영양교육전문가 회의를 통해 선정된 유아 연령

별(만 3, 4, 5세) ‘식생활과 안전’ 영역의 교육주제를 기본

체계로 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식생활과 안전’ 영역은 유치

원 교육에 적합하도록 [안전한 식생활]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손씻는 습관’, ‘식중독 관리’, ‘식품표시정보’등 3가지 항목

의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효과성

을 높이기 위한 교육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수업 내용

을 구체화하였다<Table 1, Fig. 1>.

3) 유치원 식품위생 교육을 위한 내용의 설계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주제는 1차시의 수업에 해

당하는 내용으로서, 인지-이해-실천의 순으로 배열하여 유아

가 식품위생 정보를 인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해과정을 통

해 내면화할 수 있으며 학습된 지식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각 주제마다 수업 중 기대되는 유아의

행동은 ‘내용이해’와 ‘유아경험의 실제’에 정리하였다. ‘내용

이해’와 ‘유아경험의 실제’는 놀이중심 누리과정과 연계함으

로써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식품위생 관련 지식과 기능, 태

도를 습득하도록 고안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식품위생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기획함으로써 단순한 지

식전달이 아니라 식습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식품위생

교육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한편 유아들이 대체적으로 문해

력이 없고 집중력이 낮으나 연령별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하

여 3, 4, 5세 유아에게 적합한 식품위생 교육내용을 연령별

로 선별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교육 체계의 구성과 교육내용 중 ‘안전한 식품 선택’에서

는 유아가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에 대해 관심을 가

짐으로써 실제 식품의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

육내용은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에 대해 관심을 가

진다’와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통해 내 몸에 좋

은 식품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등 2개 주제로

구성하였다. 주제 1에 포함된 ‘내용이해’는 ‘우리가 먹는 식

품에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찾아본다’, ‘어린이기

호식품 품질인증 마크가 식품 포장지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양을 살펴본다’,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

증 마크는 우리가 주로 사먹는 과자나 음료 중 안전하고 영

양을 갖춘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마크임을 안다’ 등이다.

Table 1. Educational contents and topics in ‘food safety management practices’derived from revised curriculum

Educational Contents Educational Topics

Hand washing habits
1. To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washing hands

2. To practice proper hand washing techniques

Food poisoning management
1. To learn about food poisoning

2. To adapt to hygienic eating

Food labeling information
1. To be interested in the certification mark for children’s preference foods

2. To select foods with children’s preference food certification 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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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 누리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20) 분석

결과에서는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놀이를 통한

학습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하였다. 개정 누리과정은 교

사 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하

여 유아의 충분한 놀이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유아가 놀이를 통해 경험하며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제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식품위생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유아가 경험하고 스스로 배워 유아가 놀이와 배움을 재이해

할 수 있는 구성을 기본 체계로 하여 고안하였다. 또한 범교

과적으로 식품위생 교육 관련 지식, 기능과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개정 누리과정의 ‘신체운동·건강’, ‘의

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사회관계’ 등의 내용구성과

연계하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

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2019 개정 누리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20)의 요소

와 연계된 ‘유아경험의 실제’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4) 유치원 식품위생 교육을 위한 교육안내서의 실제

각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주제, ‘내용이해’, ‘유아경험의 실

제’를 묶어 교육안내서로 발간하여 유아 식품위생 교육의 지

침서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내용이해’, ‘유아경험의 실제’와

함께 연계되는「2019 개정 누리과정」을 소개함으로써 교

사가 식품위생 교육내용을 유아의 발달 정도, 유아교육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누리과정 기반 놀이활동에 적절히 활용

Fig. 1. Excerpt from educational content in the ‘Safe Food Habits’ from developed food safety education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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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단기간 진행되는 영양(교)사의 교

육보다는 영유아와 유대감을 쌓은 일반교사가 지속적으로 교

육을 수행하는 것이 유아의 식습관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문헌분석의 결과(Nicklas et al. 2001; Neelon

et al. 2011)를 토대로 하여, 현장 적용 활용성이 높은 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영양 관련 지식이나 자료

가 부족한 일반교사들도 기관의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활

용하여 교육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2. Example of contents understanding and an example of preschool children’s experiences of educational topics

Educational Topics Linked Nuri Curriculum Contents Understanding
Example of preschool 

children’s experiences

To be interested in the 

certification mark for 

children’s preference 

foods

• Communication: To be interested in 

reading and writing 

 - Preschool children take interest 

in reading symbols, letters, etc. 

around them

• Nature exploration: To explore in 

daily life

 - Preschool children count objects 

to find their quantity

 - Preschool children know and 

distinguish the location, direction, 

and shape of objects

Preschool children look for foods with 

quality certification marks for children’s 

preference food.

1. Preschool children look for children’s 

preference food quality certification marks 

on the food we eat.

2. Preschool children check where the 

children’s preference food quality 

certification mark is located on the food 

packaging and look at its shape.

- There is a snack that my 

younger brother and I like, 

and I have seen a round 

mark on the front of the 

snack wrapper.

Preschool children talk about the meaning 

of the quality certification mark for 

children’s preference foods.

1. Preschool children understand that the 

children’s preference food quality 

certification mark is a mark attached to 

safe and nutritious products among the 

snacks and beverages we usually buy.

- When I go to the 

supermarket with my mom 

and buy chocolate or ice 

cream, I will ask her to 

buy products with a round 

mark.

Table 3. Contents of food safety education guidebook for kindergarten children

<Part I> Introduction to food safety education guidebook for kindergarten children

Preface

The role of early childhood food safety education guidebook

Composition of early childhood food safety education guidebook

Application of early childhood food safety education guidebook

<Part II> Understanding early childhood food safety education

Understanding early childhood food safety education 

Goals and directions of kindergarten children food safety education 

Systemic contents of kindergarten children food safety education 

Topics in kindergarten children food safety education 

<Part III> Food safety education contents

Ensuring Personal Health: Handwashing Habits

Promoting food safety management practices: Managing Foodborne Illness

Making Safe Food Choices: Understanding Food Labeling

<Part IV> Examples of age-appropriate kindergarten child food safety education

Introduction

Role of the guidebook

Structure of the guidebook

Utilization of the guidebook

<Appendix>

Development process of systemic contents in food safety education for kindergarten children 

Introduction to nutrition and food safety education videos for kindergarte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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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서는 총 4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I부에는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일러두기, 역할, 구성, 활용 방법 등을 제

시하였다. 제II부에는 유아의 식품위생 교육의 이해, 교육목

표 및 방향, 내용 체계 등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제III부에는 영역별로 유아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주제와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IV부에는 실제 유아 식품위생 교육사례를 제

시하여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기획하였다. 특히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들도 유아

대상 식품위생 교육을 잘 이해하고 각자의 교육현장에서 변

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사례와 연수영상을 함께 제공

하였다. 부록에는 유아 식품위생 교육 내용체계 개발과정을

요약하여 소개하였고 유아 식품위생 교육 영상 소개를 통해

활용팁을 제공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위생 교육을

계획할 때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Table 3, Fig.

2>.

개발된 교육 안내서를 이용하여 3개 유치원의 교육현장에

서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유치원

교사는 만 3, 4, 5세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교사

는 만 4, 5세 통합반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실시 후

개방형 설문을 통해 현장 활용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을 공유함으로써 유치원에서의 적용 타당성에 대해 평가하

였다. 시범적용 후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개선의견을 받아들여 영양교사와 일반교사가 공통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2019 개정 누리과정」에 기반하는 동시에

교육부에서 개발된「유·초·중·고등학교 영양·식생활 교육

가이드라인」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현장 요구도를 반영한 유

치원 식품위생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교육안내서를 개

발하고 시범 적용하였다. 유치원 식품위생 교육에 대해 전문

가적 접근, 유아의 연령에 따른 단계적 접근, 유치원 교육현

장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적 접근을 통해 현장 적용 활용성

을 높인 것이 본 교육 가이드라인의 특징이다. 그리고 유아

가 놀이과정을 통해 단순히 식품위생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

치지 않고 실생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고안하였다.

개발된 교육 가이드라인과 안내서는 유치원 교사로 하여

금 유아 식품위생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식품위생 교

육을 계획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교사뿐

만 아니라 일반교사도 본 안내서를 참조하여 놀이활동 기반

지도안을 작성하여 유아가 즐겁게 놀이하는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식품위생 관련 지식을 배우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

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사례를 제공

Fig. 2. Excerpt of educational content aligned with the 2019 Revised Nuri Kindergarten Curriculum in the ‘food safety management practices’

section of developed food safety education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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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각 교육기관의 현장 상황에 따라 응용하고 변형하

여 유아들이 이해하기 쉬운 놀이 활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한편, 현장 적용 활용성이 높은 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영양 관련 지식이나 자료가 부족한 일반교사

들도 기관의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

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치원 등 유아 교육기관에

서는 본 교육안내서를 바탕으로 유아를 위한 식품위생 교육

의 연간, 월간, 주간계획을 세우고 이를 가정과 연계하여 일

상생활 속에서 식품위생 교육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교육청 등 교육지원 기관에서는 교육안내서를 기반으로

유아교육 현장에 유용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교구 등을 개

발하여 유아의 식품위생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안내서를 적절히 활용

한다면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식품위생 교육을

통해 유아의 식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유아기에 형성된 올바른 식생활 태도는 궁극적으로

는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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