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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obtain basic data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and the expansion of food exports through 
contract foodservices. A survey of dietary habits and attitudes toward school foodservices was given to students in three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s served by a domestic contract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y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area. The results showed an average of three meals taken daily 3.39 times for male students and 2.95 times for 
female students and the time required for a meal was about 24～26 minutes. The average breakfast frequency was 5.10 
times(4.59 times for male students and 5.35 times for female students) and many students reported skipping breakfast due to 
a lack of time. The average weekly frequency of dining out was 1.78 times(2.15 times for male students and 1.60 times for 
female students). In all schools, irrespective of gender and grade, students responded that a desire for snacking was ‘why they 
want to have cookies’, and snacking hours were frequently listed as ‘between noon and evening.’ Many also responded that 
an unbalanced diet is the reason some snacks are ‘not to their taste.’ Overall, students were highly satisfied with the 
foodservice menu, althoug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what was considered proper food temperature, proper food 
seasoning, suitable amounts of food, and freshness of food. Male and female students were specifically highly satisfied with 
the ‘freshness of food materials’ and ‘variety of menu’ respectively. Overall, all students were highly satisfied with the 
foodservice, including the ‘cleanliness of tables and t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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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외국인 학교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들을

각각 본국의 교과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초․

중등교육법 상 ‘각종 학교’로 인가된 것이거나 또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학교들로서 각국의 교육방침에 따라

본국어로 교육을 하고 있다(www.mest.go.kr 2010). 우리나라
에는 2009년 12월 기준으로 미국을 비롯한 대만․영국․독
일․일본 등의 외국인 학교가 전국에 45개교 있으며

(www.isi.go.kr 2012), 학생들의 대다수는 주한미군, 화교, 외
국 상사(商社) 한국주재원 등의 자녀, 외국에서 일정 기간(당
초 5년 거주 제한을 3년으로 완화) 거주한 내국인 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자들로 10,993명이 재학하고 있다(www.mest. 

go.kr 2010). 이들 대부분은 청소년으로 개인의 식습관 형성
의 중요한 시기를 한국에서 보내고 있다.

13세에서 20세 전까지의 청소년기는 제 2의 성장기이며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통하여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건강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Lee & Yoo 1997, 이 등 2008, Kim et al 2009). 그러나 청소
년들은 영양의 불균형, 잦은 결식, 빈약한 아침식사, 식사시
간의 불규칙 및입시에 대한 중압감과사춘기의심리적 불안

정 상태 등에 의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식사 행

동을 유지하기 어렵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무분
별한 체중 감소및 편식으로 인하여잘못된식습관이형성될

수 있다(Yoo et al 2000, Jeong & Kim 2009). 청소년기에 규
칙적이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몸에 익히고 실천하면 성인이

되어 건강한 생활을 오랫동안 영위할 수 있으며, 노화와 생
활습관병을 예방 또는 지연시켜 평생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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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이 등 2008).
식습관(food habit)이란 개인적 식행동이 집단 속에서 사

회적․문화적․심리적 영향을 받아 습관화 된 것을 말하며, 
식품의 적당량을 선택하여 섭취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

익힌 습관화․고정화․정식화 된 식행동(Park et al 2000)이
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식습관은 부모의 식습관, 가족단
위, 사회적․문화적 규범과 가치관, 개인적 경험, 영양지식
등의 외인성 요인과 생리적 특성, 생리적 요구량, 자아개념, 
심리발달, 건강, 개인적인 가치관과 믿음 등의 내재적 요인
이 생활방식과 함께 정착하게 된다(김 등 2008). 또한 어릴
때 식품에 대한 경험은 식품에 대한 기호 및 식사 행동을 형

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Birch I 1987), 일단 형성
된 식습관은 교정하기 어려우므로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

에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과

영양적으로균형잡힌식생활을 실천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Mo et al 1993).   
청소년기에 제공되는 학교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

형 잡힌 음식을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편식교정, 협동정신, 질서의식, 책임감, 공동
체 의식 등을 지닌 인격체로 자라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Byun & Jung 2006). 이러한 학교급식의 목적 실현을 위한
기본 방향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의 안

전하고 건강한 생활의 영위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내실있

는 학교 급식 운용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실시

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생활지도를 통하여바람직한 식습관형성및 올바른 식사

선택 능력을 배양하도록 설정되어 있다(Lee & Park 2010). 
즉, 학교 급식은 안전,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바람직한 식생
활 형성뿐 아니라 소비자인 학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수준

에 이르게 되었다.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제공하는 음식
의 질과 다양성, 급식서비스, 급식 위생 및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소비자인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 및 다양한 요구사항의 파악이 학교급식의 목적

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외국인 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교급식의 목적 실현 외에

국적이다른학생들은학교급식 활동을통하여짧은시간내

에 다양한 한국 음식과 농산물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한국 음
식 경험을 통하여고국에 돌아갔을때 한국 식문화의색채와

상차림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 한국 음식의 에스닉 푸드

화(ethnic food)와 한국 음식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울 수 있다. 외국인 학교 급식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는 성장기학생들의성장에필요한 적절한영양 공급과더

불어 올바른식습관 형성을 위한 음식과서비스 두측면에서

양질의 서비스 품질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식습관(Hwang et al 2001, Yi et al 2006, Jeong & 
Kim 2009, Kim et al 2009)과 급식 만족도(Kim ES 2004, 
Kim et al 2003, Han et al 2004)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한국 음식 세계화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 청소년기를 보

내고 본인의 나라나 해외로 이동하는 외국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식습관연구와 학교급식메뉴및 서비스만족도

에대한연구는미흡한 실정으로 국내외국인 학교 학생들의

식습관 조사와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항목으로 학교 급식 메뉴 및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설립자가 미국인으로 영어권 학교이면서 인가

를 받은 서울․경기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 과정이 모

두개설되어있는 외국인 학교 3곳의 5학년에서 12학년학생
들을 대상으로식습관과급식메뉴 및서비스 만족도를 조사

하였고, 이를 통하여 외국인 학교 학생들의 식습관 및 급식
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인 학교 학생들의 급식 만
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점을 모색하고향후한국음식문화를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설립자 국적이 미국인으로 영

어권학교이면서 인가를받은 서울 및경기소재외국인 학교

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이 모두 개

설되어 있으며, 급식소를 위탁 운영 하고 있는 3개교의 5학
년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2010년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총 6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학교식당에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내용과 주의사항
을 충분히 숙지시킨 후 학생들이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총 534부였으며(회수율 89.0%), 응
답이 불충분한 132부를 제외하고 402부를 통계처리에 이용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식습관(Yi et al 2006, Yon et 

al 2008, Jeong & Kim 2009) 및 급식 메뉴 및 서비스 만족도
(Cha et al 2004, Byun & Jung 2006, 양일선 2007, Chang & 
Park 2009)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하였고, 
설문지의정확한 영문 표현과내용의난이도 조정을위해 외

국인 학교 선생님들과 영양사 및 매니저를 대상으로 예비조

사를 실시한 후, 개인신상정보와 관련된 국적, 부모의 직업
에 관한 문항을 삭제하고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일반사항은
학교, 성별, 학년 등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식습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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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총 15문항으로 하루 식사 횟수, 식사에 걸리는 시간, 
식사하는 동안의 행동, 가장 중점을 두는 식사, 아침식사 빈
도, 아침 결식여부, 결식 이유, 아침식사 형태, 외식빈도, 간
식 빈도, 간식을 먹는 이유, 간식을 먹는 시간, 간식 종류, 편
식 여부, 편식 이유, 싫어하는 음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급식
만족도에 관한 질문은 외국인 학교 급식소 현황, 급식의 질
을 평가하기 위한 급식 메뉴 만족도와 급식 운영과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급식서비스 만족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

하였으며, 급식 메뉴 만족도에 메뉴의 다양성, 음식의 맛, 음
식의 온도, 음식의 양, 음식의 양념 정도, 양념 불만족 이유, 
재료의 신선도 등 7문항, 급식서비스만족도에서는 불평처리
의신속성, 급식소 위생, 급식소종사원의 친절성등 3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음식의 양념 불만족 이유를 제외한 9개의 평
가문항은 5-point Likert scale(1점 매우 나쁘다, 5점 매우 좋
다)를 이용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3. 통계처리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Win(12.0)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였다. 외국인 학교 학생들의 일반사항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학교별, 성별 및 학년
별 차이는 χ2-test, t-test, 일원분산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사항
외국인학교재학생의일반사항분석결과는 Table 1과같다.  

분석을 통하여 A학교 129명(32.1%), B학교 136명(33.8%), C
학교 137명(34.1%)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
은 130명(32.3%), 여학생은 272명(67.7%)로 나타나 여성의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N(%)

Schools

A 129(32.1)

B 136(33.8)

C 137(34.1)

Gender　
Male 130(32.3)

Female 272(67.7)

Grade

5～6th  46(11.4)

7～9th 191(47.5)

10～12th 165(41.1)

Total 402(100.0)

응답비율이 높았다. 학년은 우리나라 중학교 1～3학년에 해
당하는 7～9학년이 191명(4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10～12학년, 5～6학년 순
으로 조사되었다.

2. 외국인 학교 급식소 현황
외국인 학교 급식소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A와 B학교는 서울, C학교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
며, 외국인과 5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한국인 학생의 비율
은 A학교가 65:35로 3학교 중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 40:60인 B학교, 13:87인 C학교로 나타났다. A
학교의 하루 급식 인원은 평균 1,300명, B학교는 700명, C학
교는 1,000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학교세 곳 모두 점심 한
끼를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었고, 메뉴 형태는 외국인 학교
세곳 모두 선택메뉴(복수메뉴)를 사용하고있었으며, A와 C
학교의경우 품목마다 값을 따로 지불하고구입하여먹을 수

있는 알 라 카르테(a la carte menu) 메뉴를 병행하여 사용하
고 있었다. 배식 형태는 세 학교 모두 급식실 내에서 셀프서
비스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A와 C학교의 경우 셀
프서비스 한 방식으로 피급식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여러 곳에서 차려진 음식을 바로 가서 선택하는 카페테리아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다. A학교의 경우 급식소 인원은 설문
대상 위탁급식 업체의 주력사업장으로 영양사 3명, 조리사 3
명, 조리보조원 23명, 캐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급식종사
원 1인당 37.1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B학교의 경우
영양사 2명, 조리사 1명, 조리보조원 12명, 캐셔 2명으로 급
식종사원 1인당 학생 41.2명을 담당하고 있었다. C학교는 영
양사 3명, 조리사 2명, 조리보조원 18명, 캐셔 3명으로 급식
종사원 1인당 학생 38.5명을 담당하고 있었다.

3. 외국인 학교 학생들의 식습관 비교
외국인학교별재학생들의식습관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세 학교 학생들의 하루 평균 식사횟수는 평균 3.09
회로 나타났으며, 한 끼 식사를 위해 소요하는 시간은 대략
24～26분으로 조사되었는데, Jeong & Kim(2009)의 연구에
서 식사에 20.8분 소요된다는 결과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 학
교학생들의식사소요시간이긴것으로나타났다. 외국인학교
중 서울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높은

A학교 학생들의 식사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서울지역의 외
국인 학교 학생들이 경기지역 외국인 학교 학생보다 식사시

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Kim KH(2010)의 연구에서는
식사 시 10～15분을 소요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지
방에 거주하는 학생이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식사에 소

요하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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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ng international schools

Variables　
School name

A B C

Regions Seoul Seoul Gyeonggi

Foreigner(%)/Korean(%) 65/35 40/60 13/87

No. of meals served/day 1,300/day  700/day 1,000/day

No. of meal service times Once/day Once/day Once/day

Menu style Selective menu 
and a la carte menu

Selective menu 
(Combination A & B)

Selective menu 
and a la carte menu

Service style Self service Self service Self service

No. of 
foodservice
employees

Dietitian  3  2  3

Cuisine employees  3  1  2

Cuisine assistant 23 12 18

Cashier  6  2  3

Total 35 17 26

타냈다. 식사할 때의 행동은 세 학교에서 모두 가족과 대화
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Kim KH(2010)의 연구에서도
식사 시 행동으로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한다고 응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아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아
침식사 빈도에 대한 질문에서 세 학교 학생들은 평균 5.10회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학교의 경우 일주일 중 평균
5.51회로 아침식사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외국인 학생의 비
율이 가장 많은 A학교의 경우 4.88회, C학교 4.90회로 조사
되었다. 아침 결식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라고 응
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아침식사 형태는 외국인 학생이 가장
많은 A학교의경우시리얼로나타났으며, B와 C학교의 경우
밥과 반찬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아 한국인이 많은 외국인

학교일수록 밥과 반찬의 아침식사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Yeoh et al(2009)의 연구에서 충분한 양을
섭취한다면 밥과 국을 기본으로 하는 한식뿐만 아니라, 우유
와 시리얼을 섭취하는 간편식도 영양적인 아침식사의 대안

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Lee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를 통해 1일 에너지권장량의 1/4 정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공급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미국에서도 아침급식의
에너지 기준을 1일 에너지 권장량의 1/4로 규정하고 있다
(www.fns.usda.gov 2012). 외식에 대한 빈도는 세 학교 평균
일주일에 1.78회로 나타났으며, 간식빈도는 세 학교 평균 하
루 2.24회로 나타났다. A와 C학교 학생들은 하루 평균 2.36
회, B학교만 1.99회로 다른 학교보다 적게 나타났는데, 이러
한 결과를 통하여아침식사 빈도가간식의 빈도에 영향을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식을 하는 이유는 세 학교 모두

과자를 먹고 싶어서 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Kim & 
Cho(2009)의 연구에서는 간식을 섭취하는 이유로 배가 고파
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습관적으로
간식을 섭취한다고 하여 외국인 학교 학생들과는 다른 양상

을보였다. 간식을하는시간은세학교 모두점심과 저녁사
이에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식 아이템으로는
쿠키와 칩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과일과 과일주스로 나타났
다. Kim & Cho(2009)의 연구에서는 주로 즐겨 먹는 간식으
로 케이크와 비스킷류 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다음으
로는 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아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간식 아이템은 간식이 주로 학교에 있을 때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학교매점에 비치되어 있는 제품에 영

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외국인 학교의 경우 시
중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이 아닌 매점에 비치되어 있는 쿠

키와 과일 등을학교급식실에서 직접만들고 포장하여 판매

하고있다. 편식여부에 대한질문에서 A와 C학교의 경우편
식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82명(63.6%)과 76명
(55.5%)으로 나타나 편식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많았다. 
편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입맛에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150명(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A학교의 경우 응
답한 학생 중 38명(29.5%)이 음식 냄새가 싫어서 편식을 한
다고 하였으며, B와 C학교의 경우는 입맛에 맞지 않아서라
고응답한학생이 가장많았다(p<0.001). 편식을 하는 식품에
대한 질문에서는 세 학교 모두 생선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37명(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A와 C학교의 경
우 김치와 발효식품, B학교는 채소라고 응답하여 편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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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와 편식을 하는 식품과의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

었으며, Oh et al(2006)의 연구에서도 생선과 야채류를 싫어
하는 음식이라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외국인 학교 재학생의 성별에 따른 식습관 차이 분석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하루 평균 식사횟수는 남학생이 평균
3.39번, 여학생이 2.95번으로 나타나 여학생의 하루 평균 식
사횟수가 남학생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한 끼
식사를 위해 소요하는 시간은 여학생이 평균 25.43분, 남학
생이 25.07분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식사시간이 긴 것으
로 조사되었다. Jeong & Kim(2009)의 국내 초등학교 고학년
의 식습관 연구와비교했을 때국내학생들의하루식사횟수

평균 3.0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끼 식사에 소요
되는 시간도 국내 여학생 21.9분, 남학생 19.7분보다 외국인
학교 학생들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할 때 행동은 남․
여학생 모두 가족과 대화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남학
생보다는 여학생이 가족과 대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p<0.05). 하루 중 가장 과식하는 식사에서 남․여학생 모두
저녁이라 하였고, 다음으로 점심이라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p<0.05). 아침식사 빈도에 대한 질문에서 여학생은 일주일
에 평균 5.35회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4.59회로 조사되어
남학생의 아침식사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Jung KY(2012)의 5～6학년 아동의 식습관 결과에서 여학생
보다 남학생의 아침식사빈도가 낮은 것으로나타나본 연구

결과와 같았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0 국민건강통
계’에서는 남자가 21.5%로 여자 19.5%보다 아침식사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보
건복지부 2011). 아침 결식 이유에 대해서는 남․여학생 모
두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p<0.05), Cho 
& Yu(2007)의 연구에서도 아침식사의 경우 가끔 거른다고
응답한 여학생이 많았으며, 아침 결식 이유에 대해서도 시간
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아 본 연구 결과와 같았다. 
아침식사 형태에서도 남학생의 경우 빵과 우유, 시리얼, 밥
과 반찬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밥과 반찬, 빵과 우
유, 시리얼 순이었다(p<0.05). You et al(2009)의 연구에서 국
내 초등학교 남학생의 79%, 여학생의 81.4%가 밥을 포함한
한식의형태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으로나타나 우리나라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한식 이용률이 남학

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에 대한 빈도조사에서
남학생은 일주일 평균 2.15회로 여학생 1.60회보다 외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Jeong & Kim(2009)의
국내 학생들의 식습관 연구에서도 외식 빈도는 남학생 주

1.3회, 여학생 주 1.1회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와 비교했을 때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외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남․여 외식 빈도에서도 외국인 학교 학생들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2010 국민건강통계’에서는 주 5～6회 외식
한다고조사되어 본연구결과와는 많은 차이를보였는데 이

것은 외식의 범위가 본 연구와 다르게 선정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남자가 하루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나 여자보다 외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1). 간식빈도에 대한 질문에서 여학생이 하루 평균 2.31
회로 남학생 2.08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식을 하
는 이유에서 남․여학생 모두 과자를 먹고 싶어서라고 응답

한 학생이 많았다(p<0.001). 간식을 하는 시간은 남․여학생
모두 점심과 저녁시간 사이에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나타났

으며, 간식 아이템으로 남․여학생 모두 쿠키와 칩이라고 응
답하였다(p<0.001). 다음으로 여학생의 경우 과일과 과일주
스, 남학생의 경우 라면으로 나타났다. Jeong & Kim(2009)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간식으로 과일이

나 주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았다. Cho & Yu(2007)의 여고
생 대상의 식습관 연구와 Chang & Park(2009)의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 연구에서는 남․여학생 모두
간식을 1회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로 외국
인 학교 남․여 학생들이 국내 학생들보다 간식빈도가 높음

을 알 수 있었다. 편식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편식을 한다고
응답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편식을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남․여학생 모두 입맛에 맞지 않아서라고 응

답한 학생이 많았다. 편식을 하는 식품에 대한 질문에서

남․여학생 모두 생선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김치와 발효식품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p< 
0.05). Hong YJ(1999)와 Lee et al(2000)의 선행연구에서 여학
생의 경우 외모와 체형에대한지대한관심으로잘못된 식사

조절과 체중조절을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와 같은 양상으로

하루 평균 식사횟수와 외식 빈도는 남학생보다 적었으나 간

식의 빈도는 여학생이 많아 부족한 영양소를 간식으로 보충

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외국인학교재학생의학년에따른식습관차이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하루 평균 식사횟수는 10～12학년이 주 3.13
회로 가장 많았으며, 5～6학년이 주 3.00회로 적은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hoi et al(2010)의 중학생 식습관
연구에서 1일 3번 식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본
연구 결과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소
요하는 시간은 5～6학년이 30.30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10～
12학년이 23.52분으로적게나타나학년이올라갈수록식사에
소요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Jeong 
& Kim(2009)의 서울 일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 연구에서 하루 식사횟수는 평균 3회로 본 연구와 같
았으나, 한 끼식사를위해 소요하는 시간은평균 20.8분으로
외국인 학교 학생들의 식사 소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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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조사대상 모든 학년에서 식사할 때의 행동에 대해 가
족과 대화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고(p<0.05), 하루 중 가장
과식하는 식사는 모든 학년에서 저녁이라 응답하였다(p< 
0.001). 아침식사 빈도에 대한 질문에서 5～6학년은 일주일
평균 5.77회 한다고 하였으며, 10～12학년은 일주일간 4.72
회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침 식사
빈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0.01). ‘2010 국민건강통
계’에서하루세끼 중아침식사결식률이 20.5%로 가장높게
나타났으며, 12～18세의 아침 결식률이 29.3%로 초등학생보
다는 중․고등학생의 아침 결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보건복지부 2011). Yi et al(2006)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바쁜 생활로 인해 아침에 잦은 결식

이 많았는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아침식사를 규칙적으
로하지못한다고하였고, Hur et al(2003)의연구에서도거의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중학생은 13.5%, 고등학교는 20.4%로
나타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생들의 결식률이 높아졌다는

결과와 본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아침 결식 이유에 대해서
모든 학년에서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5～6학년은 습관적으로. 7～9학년과 10～12학년은
식욕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p<0.05). Jung KA 
(2012)의 초등학생 5～6학년 식습관 연구에서 결식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서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Kim SH(1999)의 연구에서 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침식사가 건강에 가장 영향을 미

치는 식사로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 학생들은 아침식사를
불규칙적으로 섭취하거나 결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형태에서 5～6학년, 7～9학년의 경우 밥과 반찬이
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10～12학년은 빵과 우유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바쁜 생활을 반영하

는 간단한 형태의 아침식사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외식
빈도 조사에서는 5～6학년이 1.87회로 가장 많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식 빈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 간식빈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7～9학년이
2.47회로 가장 많았으며, 간식을 하는 이유에서는 모든 학년
에서 과자를 먹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Yu et 
al(2007)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45%는 1일 1회, 26%는 1일
2회 간식을 섭취한다고 하여 외국인 학교 학생들이 간식빈
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식을 먹는 이유에 대해
서 배가 고파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아 본 연구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조사대상 모든 학년에서 쿠키와 칩을 간
식으로 많이 먹는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과일과 과일주스
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편식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7～
9학년의 경우 편식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10～
12학년, 5～6학년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Jeong 

& Kim(2009)의 초등학생 고학년 식습관 연구에서 편식하는
학생이 82.6%로 본 연구의 외국인 학교 5～6학년의 편식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 편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맛에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편식을 하는 식품
에 대해서는 모든 학년에서 생선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Hwang et al(2001)의 광주지역 초등학교 식품선호도
결과에서도 육식이 50.0%, 채식이 16.7%, 생선 0%로 생선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학교 학생들의 학교별, 성별, 학년의 식습관조사에

서 아침식사의 빈도가 높을수록 간식의 횟수가 줄어드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Karen et al(1986)의 연구에서 아침식사
의 여부가 다른 끼니에서의 과식을 막아주는 역할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하지 못한 아침식사는 부적절한 식이 섭취를 오
래하는 원인이 되고 아침 결식과 불규칙한 식사습관으로 연

결되어 간식섭취의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또한 Jang & Kim(2005)의 연구에서 식습관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생들이 가정 다음으로 학교급식

을꼽은것으로보아학교급식을 통한올바른 식습관정착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4. 외국인 학교 학생들의 급식 메뉴 만족도
국내 외국인 학교 급식 메뉴 만족도 분석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모든 항목에서 A학교의 급식 메뉴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급식 메뉴 만족도항목에서 온도의적절성, 
맛, 메뉴의 다양성 순으로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외
국인 학교들과 온도의 적절성 (p<0.01), 양념의 정도(p<0.05), 
음식 양의 적합성(p<0.01), 재료의 신선도(p<0.01)에서 유의
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서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A와 B학
교의 만족도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C학교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A와 B학교의 경우 음식 온도의 적절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C학교의 경우 맛에서 높은 만족도
를 나타냈다. Chang & Park(2009)의 연구에서도 맛(3.80점), 
온도(3.66점), 메뉴의 다양성(3.79점)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Lee & Jang 
(2005)의 강원도지역 학교급식만족도연구에서도 맛과 메뉴
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급식 메뉴 만족도 분석에서 남학생의 만족도

가 여학생의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식을 통
하여 다양한 메뉴를 접할 기회와 경험을 가질 수 있으므로

메뉴의 다양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맛, 온
도의 적절성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맛(p<0.05)과
재료의 신선도(p<0.001)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재료의 신
선도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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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menu satisfac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School name Total

(n=402)
F-value

(p-value)A(n=129) B(n=136) C(n=137)

Variety of menu 3.38±0.91 3.29±0.99 3.32±1.07 3.33±0.991) 0.28 (0.760)

Taste of food 3.57±0.96 3.36±1.08 3.32±1.05 3.41±1.04 2.15 (0.117)

Proper temperature 3.67±0.96b2) 3.39±1.07a 3.28±1.00a 3.44±1.03 5.06** (0.007)

Level of salt of spice 3.49±0.91b 3.23±1.06a 3.15±1.05a 3.29±1.02 3.91* (0.021)

Portions are adequate 3.26±1.00b 2.85±1.08a 2.93±1.10a 3.01±1.07 5.59** (0.004)

Freshness of ingredients 3.57±1.02b 3.26±1.10a 3.07±1.11a 3.29±1.10 7.02** (0.001)

Total mean 3.49 3.24 3.17 3.30

Variables
Gender Total

(n=402)
t-value

(p-value)Male(n=130) Female(n=272)

Variety of menu 3.40±1.00 3.59±1.06 3.50±1.03 1.001 (0.317)

Taste of food 3.59±1.06 3.33±1.02 3.46±1.04 2.411* (0.016)

Proper temperature 3.48±1.20 3.42±0.93 3.45±1.07 0.565 (0.572)

Level of salt of spice 3.35±1.00 3.26±1.03 3.31±1.02 0.783 (0.434)

Portions are adequate 3.03±1.20 3.00±1.01 3.02±1.11 0.269 (0.788)

Freshness of ingredients 3.65±1.08 3.13±1.07 3.39±1.08 4.570*** (0.000)

Total mean 3.42 3.29 3.38

Variables
Grade Total

(n=402)
F-value

(p-value)5~6th(n=46) 7~9th(n=191) 10~12th(n=165)

Variety of menu 3.67±0.94b 3.37±0.94a 3.19±1.04a 3.33±0.99  4.670* (0.010)

Taste of food 3.87±0.65c 3.51±1.03b 3.17±1.08a 3.41±1.04 10.345*** (0.000)

Proper temperature 3.74±0.86c 3.50±1.04ab 3.30±1.04a 3.44±1.03  3.920* (0.021)

Level of salt of spice 3.54±0.91c 3.38±0.98ab 3.12±1.07a 3.29±1.02  4.628* (0.010)

Portions are adequate 3.28±0.81b 3.21±1.02b 2.70±1.13a 3.01±1.07 12.670*** (0.000)

Freshness of ingredients 3.85±0.79c 3.31±1.08b 3.12±1.13a 3.29±1.10  8.407*** (0.000)

Total mean 3.66 3.46 3.13 3.30

*. p<0.05, *** p<0.001.
1) Mean±S.D.
2)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 c)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경우 메뉴의 다양성, 온도의 적절성, 맛 순으로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YJ(2006)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
자보다 맛과 냄새, 재료의 신선도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
였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Chang & Park(2009)의 연구에서는 급식 메뉴에 관한 만족도
11개문항중 10개 문항의점수에서 여학생보다남학생의점
수가 높게 나타나 남학생이 급식 메뉴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알 수 있었으며, Jang & Kim(2005)의 학교급식만
족도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급식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h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메뉴
의 다양성에서 남․여학생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학년에 따른 급식 메뉴 만족도에서 외국인 학교 5～6학년

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식 메뉴 만족
도 항목에서 온도의 적절성, 맛, 메뉴의 다양성 순으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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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를 보였다. 메뉴의 다양성(p<0.05), 맛(p<0.001), 온도
의 적절성(p<0.01), 양념의 정도(p<0.05), 음식 양의 적절성
(p<0.001), 재료의 신선도(p<0.001) 등의 항목에서 학년이 올
라갈수록 모든 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

으며, 5～6학년과 7～9학년들은 맛에서 가장 큰 만족도를 보
였고, 10～12학년의 경우는 온도의 적절성에서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 & Jang(2008)의 초등학교 5～6학
년 학교급식 연구에서는 메뉴의 영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음식의 적정온도, 맛, 냄새 순으로 만족도
를 나타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
을 보였는데 본연구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Kim et al 
(2002)의 중학교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에서 1학년의 경우
는 식품의 종류, 음식의 온도, 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2학년의경우는 맛, 식품의종류, 음식의 온도에대한 만족도
가 낮게 나타났다. 음식 양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 학년에
서 낮은 점수로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제 2의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음식 섭취에 대한 욕구가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지며, 향후 배식원들의 1인 배식량에 대한 교육이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보여진다. Kim KH(2010)의 초등학교고학
년 남․여 아동들의 식습관 연구에서 학교급식시 받은 모든

양을 남기지않고다 먹는다고답한남학생과여학생의 비율

이 많았으나일부학생들은 메뉴에따라남기는 경우가 많다

고 답한 것으로보아 기호도에따른 1인배식량의 변화를 고
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급식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 Kim et al(2006)의 연구에

서 학교급식 만족도에 음식의 맛이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으

므로 조리종사원의 조리능력 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 및

다양한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 The reason for dissatisfaction on seasoning N(%)

Variables
The reason for dissatisfaction on seasoning χ2-value

(p-value)Salty Not salty Sweet Hot & Spicy Others

School
name

A(n=97) 11(11.3) 19(19.6) 17(17.5) 22(22.7) 28(28.9)
10.041
(0.262)B(n=97) 18(18.6) 22(22.7) 24(24.7)  9( 9.3) 24(24.7)

C(n=100) 19(19.0) 19(19.0) 20(20.0) 14(14.0) 28(28.0)

Gender
Male(n=99) 13(13.1) 20(20.2) 18(18.2) 20(20.2) 28(28.3)  3.811

(0.432)Female(n=195) 35(17.9) 40(20.5) 43(22.1) 25(12.8) 52(26.7)

Grade

 5~ 6th(n=34)  1( 2.9) 10(29.4)  3( 8.8)  8(23.5) 12(35.3)
28.435***

(0.000) 7~ 9th(n=145) 24(16.6) 21(14.5) 31(21.4) 32(22.1) 37(25.5)

10~12th(n=115) 23(20.0) 29(25.2) 27(23.5)  5( 4.3) 31(27.0)

Total(n=294) 48(16.3) 60(20.4) 61(20.7) 45(15.3) 80(27.2) 

1) *** p<0.001.

5. 외국인 학교 학생들이 음식의 양념 적절성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외국인 학교 급식 메뉴 만족도에서 음식 양념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균, 나쁘다, 매우 나쁘다’ 라고 응답한 학생을 대
상으로 불만족에 대한 이유를 물어 본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총 402명 중 294명이응답했으며, 음식이 달아서라고응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매워서, 싱거워서, 짜서
순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학교에 따라서는 A, B, C학교 모두 음식이 달아서 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294명 중 남
학생 99명(33.7%), 여학생 195명(66.3%)이 음식의 양념 적절
성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음식이 달아서 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남학생의 경우 음식이 싱거워서, 여학생의 경우 음
식이 매워서, 싱거워서 순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02)의
연구에서 음식의 맛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남․여학생을 대
상으로이유를물어본결과, 싱거워서싫다, 짜서싫다, 매워서
싫다 순으로 응답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학년에따라서는응답한 학생 294명중 7～9학년이 145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12학년 115명, 5～6학년
34명 순이었으며, 청소년기의 중심에 있는 7～9학년의 응답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6. 외국인 학교 학생들의 급식서비스 만족도
외국인학교 급식서비스 만족도 분석결과는 Table 6과같

다. 급식서비스 만족도 항목 중 전체적으로 식당의 위생 및
청결 상태와 관련된 테이블과 트레이가 청결하다 에서 만족

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위탁급식 업체의 위생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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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foodservice satisfac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School name Total

(n=402)
F-value

(p-value)A(n=129) B(n=136) C(n=137)

Treatment of complaint is prompt 3.51±1.11b2) 3.02±1.28a 2.86±1.25a 3.12±1.251) 10.21***(0.000)

Tables and trays are clean 3.79±1.04 3.77±1.02 3.68±1.02 3.75±1.03  0.42 (0.657)

Staff are always kind to customes 3.97±0.99c 3.36±1.23b 2.96±1.23a 3.42±1.23 25.52***(0.000)

Total mean 3.76 3.38 3.17 3.41

Variables
Gender Total

(n=402)
t-value

(P-value)Male(n=130) Female(n=272)

Treatment of complaint is prompt 3.34±1.35 3.02±1.18 3.18±1.27 2.397*(0.017)

Tables and trays are clean 3.99±1.05 3.63±1.00 3.81±1.03 3.334**(0.001)

Staff are always kind to customes 3.82±1.16 3.23±1.22 3.53±1.19 4.593***(0.000)

Total mean 3.72 3.29 3.51

Variables
Grade Total

(n=402)
F-value

(p-value)5～6th(n=46) 7～9th(n=191) 10～12th(n=165)

Treatment of complaint is prompt 3.72±0.98c 3.29±1.26b 2.77±1.12a 3.12±1.251) 14.468***(0.000)

Tables and trays are clean 3.89±0.97 3.75±1.10 3.71±0.96 3.75±1.03  0.567(0.568)

Staff are always kind to customes 3.74±1.10b 3.56±1.24b 3.16±1.21a 3.42±1.23  6.56**(0.002)

Total mean 3.78 3.67 3.33 3.41

** p<0.05,  *** p<0.001.
1) Mean±S.D.
2)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급식종사원이
고객에게 항상 친절하다, 불평처리가 신속하다 순으로 나타
났는데, 불평처리가 신속하다의 경우 다른 언어 사용으로 급
식종사원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인 학교별 급식서비스 만족도 결과에서 서울에 위치

하고 있고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높은 A와 B학교의 급식서
비스 만족도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C학교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A학교의 경우 급식종사원이 고객에게 항
상 친절하다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A학교의 경우
조사대상 위탁급식 업체의 대표 사업장으로 급식종사원 1인
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37.1명으로 다른 외국인 학교와 국내
일반학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B와 C학교의 경우 위
생 및 시설의 상태를 나타내는 테이블과 트레이가 청결하다

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교에서 불평
처리가신속하다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p<0.001). Oh et 
al(2006)의 국내 학교급식 만족도 연구에서는 식기와 식당의
위생문제에대한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본 연구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급식서비스 만족도 분석에서 남학생과 여학

생모두식당의위생및 청결상태를나타내는 테이블과 트레

이가 청결하다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불평처리가
신속하다 에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외국인 학교 학생들
의 성별과 불평처리가 신속하다(p<0.05), 테이블과 트레이가
청결하다(p<0.001), 급식종사원이 고객에게 항상 친절하다

(p<0.001) 등 모든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Lee YJ(2006)의 국내 급식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
도 조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위생관리, 식기의 청결, 식
당의 냄새, 식당의 인테리어, 급식하는 장소, 식기모양과 재
질, 종사자 복장, 조리 종사원 친절도, 급식비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

타내었다.
학년에 따른 급식서비스 만족도 분석 결과에서도 테이블

과 트레이가 청결하다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외국인 학
교의 학년과 불평처리가 신속하다(p<0.001), 급식종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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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항상 친절하다(p<0.01)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
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급식서비스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Park & Jang(2008)의 위생 및 시
설에 대한 만족도 결과에서도 5학년이 6학년보다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높은 항목들이 많았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위

생 및시설에대한만족도 문항인 테이블과 트레이가청결하

다 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Kim et al(2002)의 연구에서
도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이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중
학교 1학년의 경우 급식 서비스와 장소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은 반면, 2학년의 경우는 급식 서비스와 급식 장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급식

만족도가 낮아져 본 연구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Yoo et al(2000)의 연구에서 급식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

한 속성으로 음식의 위생, 배식원의 친절, 학생의 불만 처리, 
식단 작성 시 학생의견 반영 등을 제시하였는데, 외국인 학
교 급식 담당자들도 이러한 속성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

사소통의 도구 개발로 학생들의 불만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

심과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설립자 국적이 미국인으로 영

어권 학교이면서 인가를 받은 서울 및 경기 소재 외국인 학

교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이 모두

개설되어 있으며, 급식소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3개교의 5학
년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식습관과 급식메뉴및 서비스 만
족도를 조사하였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 중 A학교의 학생은 129명, B학교의 학생은
136명, C학교의 학생은 137명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130명(32.3%), 여학생은 272명(67.7%)로 나타나 여학생의 응
답비율이 높았다. 학년에서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1～3학년
에 해당하는 7～9학년이 191명(47.5%)으로 가장 많았다.

2. 외국인 학교 학생들의 하루 평균 식사횟수는 평균 3번
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평균 3.39번, 여학생이 2.95번으
로 나타나 여성의하루평균식사횟수가남학생보다적은것

으로 나타났다. 10～12학년의 하루 식사횟수가 3.13회로 가
장 많았으며, 7～9학년이 3.08회로 적었다. 한 끼 식사를 위
해 소요하는 시간은 대략 23～30분으로 조사되었으며, 식사
할 때 행동은 학교, 성별, 학년 모두 가족과 대화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하루 중 가장 과식하는 식사는 학교, 성별, 
학년에서 모두 저녁으로 조사되었다. 아침식사 빈도에 대한
질문에서 학교에 따라서는 평균 5.10회로 나타났으며, 여학
생은 평균 5.35회, 남학생은 4.59회로 조사되어 남학생의 아
침식사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결식 이유는 시

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외식에 대한 빈도는
일주일에 평균 1.78회로 가장 많았으며, 남학생은 평균 2.15
회로 여학생 1.60회보다 외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5～6학년이 1.87회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
이 올라갈수록 외식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
을 하

는이유는 학교, 성별, 학년모두 과자를 먹고싶어서라고 응
답하였으며, 간식을 하는 시간은 점심과 저녁시간 사이라고
하였으며, 간식 아이템으로는 쿠키와 칩이 많았다. 편식을
하는 이유는 학교, 성별, 학년 모두에서 입맛에 맞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편식을 하는 식품은 모두 생
선이라고 응답하였다.

3. 외국인 학교별 급식 메뉴 만족도 모든 항목에서 세 학
교중외국인학생비율이많은 A학교의만족도가높게나타
났으며, 급식 메뉴 만족도 항목에서 온도의 적절성, 맛, 메뉴
의 다양성, 음식 재료의 신선도 순으로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급식 메뉴 만족도에서는 남학생의 경
우 음식재료의 신선도가 여학생의 경우는 메뉴의 다양성에

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학년에 따른 급식 메뉴 만
족도에서 5～6학년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음식 온도의 적절성, 맛, 메뉴의 다양성 순으로 높은 만
족도를 보였다. 급식 메뉴 만족도는 전 항목에서 학년이 올
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4. 외국인 학교별 급식서비스 만족도 결과에서 A학교의
만족도가 B와 C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학교의
경우 급식종사원이 고객에게 항상 친절하다 항목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급식서비스 만족도 분석
에서 남학생과여학생 모두 식당의 위생 및청결상태를 나타

내는 테이블과 트레이가 청결하다 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

냈으며, 불평처리가 신속하다에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학년에 따른 급식서비스 만족도 분석 결과에서도 ‘테이블과
트레이가 청결하다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학년이 올
라갈수록 급식서비스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

을 나타냈다.
외국인 학교별 식습관 비교를 통하여 하루 식사 횟수와

아침식사의 빈도가 높을수록 외식과 간식의 빈도가 적어지

는것을알 수있었으며, 식사의횟수가 부족할경우 비만및
과체중을유발할수 있으므로 1일 3끼의 규칙적인식사의중
요성 인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기호와 관능적
요소를 만족시키는 메뉴 개발로 식사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

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간식의 경우 학교 매점 등에 비
치되어 있는 식품의 구성을 제 2의 성장기인 청소년기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식품으로 바꾼다면 올바른 간식 선

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김 옥 선․이 영 은 東아시아 食生活學會誌756

또한 점심식사 한 끼를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정상적 발육

을 위한충분한 영양공급을 해야 하나 영양적인 급식이 제공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학생들이 제공된 음식을 다 섭취하지

않는다면 의도하는 영양소 섭취와 음식을 접할 기회 및 경

험, 급식을 통한 교육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감수성
이 예민한 식습관형성시기에있음을 고려하여 이들의 정확

한 식습관 파악과 식단 작성 시 메뉴 및 서비스 품질 속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의사소통의 도구를 개발하여 전반적인 만
족도 상승을 위해 급식업체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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