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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operations of school food servic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schools nationwide. The survey data on school food service operations targeting nutrition teachers and

nutritionists at 1,023 schools in 2020 and 1,177 schools in 2021 were used. The year 2021 saw an increase compared to

2020 in the following: ‘average days to be served with meals for a year (144.5 vs. 184.7)', 'provided meals to all students

(92.3% vs. 96.6%)', 'utilization of additional staff for foodservice assistance (33.4% vs. 38.8%)', 'installation of partitions

(61.2% vs. 83.8%)', 'provision of general diet (96.1% vs. 99.1%)', and 'use of kitchen utensils (91.3% vs. 95.1%)', 'use of

cafeteria water cup (9.9% vs. 31.0%)' and 'use of drinking water in school (46.8% vs. 52.1%)'. Compared to 2020, in 2021,

it was confirmed that the school food service operations stabiliz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normal school attendance rate

and that systems were in place for operati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manuals and special recipes necessary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and to operate a manpower pool that can

quickly find replacement personnel if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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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9년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

19)가 전세계에 확산되면서, 2020년 1월 국내 첫 환자가 발

생하였으며, 2020년 3월 11일에는 WHO의 팬데믹 선언이

있었다. 전례 없는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일상에는 많은 변화

가 있었으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를 위

해 신학기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학교급·학년별 단계적 개

학 추진 등 새로운 방식으로 학사가 운영되었다. 특히, 학교

에서 제공되는 급식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

한 기능이나,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감염

의 위험이 높기에(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20),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교급

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강구하기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내의 경우, 교육부는 유치원 및 학교 내에서의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예방하고자「유·초·중등 및 특수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을 발표하였으며(Ministry

of Education 2020c), 동 지침에서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학생 간 접촉 최소화할 수 있는 급식 제공,

학부모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한 대체

식 제공 또는 개인도시락 준비, 식당배식 시 좌석배치 조정

을 통해 학생간 거리두기, 학년별 반별 시차를 둔 배식시간

분산, 식탁에 임시 칸막이 설치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그리고 필요시 등교 초기에는 간편식단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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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생들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간편식 등의 제공

을 위해 한시적 1회용품 사용 및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적

용 유예를 안내하였다. 해외에서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학교급식이 운

영되었다. 미국의 경우,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학교급식 시 환기 최대화, 올바른 마

스크 착용, 조리종사자의 작업공간 지정 및 거리두기, 식사

제공 시 피급식자 동선관리 및 최소 6 피트(1.8 m) 물리적

거리 유지, 손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야외에서 식사하기, 접

촉이 많은 표면(문 손잡이, 냉장고 손잡이, 테이블, 의자 등)

은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안내하였다.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는 새로운 형

태의 무료급식 제공 방안으로 학부모가 학생을 동반하지 않

는 경우에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grab-and-go’라고 포장된

급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Education week 2020). 일

본 문부과학성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관련 위생관리

매뉴얼’(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20)을 통해 올바른 손세척, 마주보고 앉기

를 피하고, 식사 시 대화를 삼가는 것을 안내하였고, 배식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교직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감염병 확산단계

에 따라 급식 제공방식을 달리할 것을 안내하였는데, 가장

높은 3단계 지역의 경우, 학교급식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학생들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간단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급식(예: 빵, 우유) 또는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은 ‘2020년 가을학기 개학 및

신학기 학교 식품 안전 업무에 관한 통지’에서 학교 식당의

모든 근무자는 건강검진증명서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진 음성 증명서를 소지하고, 매일 전문요원으로부터 검진

을 받도록 하였고, 급식 좌석을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Guangming Daily 2020). 싱가포르에서는 재택학습 기간 중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식보조금을 확대하였고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20), 학생들이 급식을

먹을 때 3-6피트(0.9-1.8 m) 거리를 유지하도록 급식실 내 좌

석을 배정하였다. 프랑스에서는 급식실에서도 앉아있거나 음

식을 섭취하지 않는 중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식사

후 테이블 소독도 의무화하였다(BFMTV 2021).

이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내·외 학교

급식 운영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며, 학계에서는 이와 관

련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영양교사 및 영양

사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급식운영을

살펴본 연구(Ji et al. 2022)가 수행되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학교급식 영양교사 및 영양사의 직무스트

레스에 대한 연구(Kang 2022; Kim et al. 2022), 급식관리

자의 학교급식 위기대응식에 대한 제공 및 인식을 살펴본 연

구(Min et al. 2022; Seo et al. 20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이후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메뉴의 변화를 살펴본 연

구(Lee et al. 2023) 등이 수행된 바 있다. 해외의 경우, 미

국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

한 급식운영 및 제공 방식 변화에 대한 연구(Jabbari et al.

2021; Plank et al. 2022)가 수행된 바 있다. 그리고 국가단

위로 조사인 미국 SNA (School Nutrition Association)에서

는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운영관련 조사를

1, 2차로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2020년 3월 12일-3월 16일

까지 이루어졌고, 휴교로 인한 급식제공 관련 우려사항과 요

구도를, 2차 조사는 2020년 4월 30일-5월 8일까지 휴교상황

에서의 학교급식의 제공방식을 조사하였고, 요구사항 및 재

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였다(School Nutrition Association

2020a; School Nutrition Association 2020b).

이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관련된 연구

가 수행되었으나,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조사대상과 지역

이 한정적인 면이 있었고, 전국단위로 학교급식 운영방식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

국단위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

교급식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산출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서의 학교급식 운

영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및 장기

화로 인해 등교 중지, 학년별 순차 등교, 온라인 수업 전환

등으로 정상등교가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2020년과 2021년을

시간적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학교급식법에 적용되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급식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수행한 2020

년과 2021년에 조사된 학교급식 실태조사 자료 중 초·중·고

등학교의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학교급식 실태조사 현황

파악’ 부문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학교급식 실태조사는 생명

윤리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부의 공공복리와 관련된 연구에 해당하여 인간

대상연구 미포함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2020년 학교급식 실

태조사는 ‘2018-2020 학생건강검사 표본설계’에서 층화집락

추출법으로 추출된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등학교의 총

1,023개교를 대상으로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조사하였다. 2021년 학교급식 실태조사는 다단계 비례층화

표본추출법으로 추출된 1,177개교를 대상으로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급식 실태

조사 실시 전 전국의 교육청 학교급식담당부서를 통해 학교

로 조사개요 및 참여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

으며, 조사대상교의 영양사 및 영양교사가 온라인 설문조사

에 참여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2020년 설문조사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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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개교(초등학교 246교, 중학교 280교, 고등학교 348교)와

2021년 설문조사에 참여한 893개교(초등학교 495교, 중학교

234교, 고등학교 164교)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학교급식 실태조사는 ‘2018년 학교급

식 실태조사 모형 개발(Korea Educational Environments

Protection Agency 2018)’ 연구에서 제안된 기본문항과 현안

을 반영한 심화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매년

변화하는 학교급식 환경과 관련 용어의 적정성을 반영한 설

문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학교급식 관련 선행연구 고찰, 학

계전문가 자문, 현장전문가 대상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작성된 설문은 학계 및 현장전문가(교육청 관계

자, 영양사 및 영양교사) 대상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

고,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구축한 후,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테스트하는데, 이 때 응답자

의 편의와 정확성을 고려하여 문항 재배열, 용어 수정·보완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설문도구가 완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과 2021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자료

중, 학교의 일반특성, 학교급식 현황, 1학기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을 위한 급식 운영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학

교의 일반특성은 설립별 유형, 학생구성, 학급수, 기숙사 유무

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학교급식 현황은 연간 급식예정일수, 1

일 급식제공횟수, 급식제공 식사, 급식운영방식, 급식생산방식

(단독조리, 공동조리(조리교), 공동조리(비조리교-이동), 공동조

리(비조리교-운반)), 급식관리방식(단독관리, 공동관리(배치교),

공동관리(대상교))을 분석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

응을 위한 급식 운영 현황은 급식제공 여부, 추가인력 활용 데

이터를 분석하였으며, 급식 제공 관리 현황에서는 배식시간 및

식당 이용과 관련하여 배식시간, 식사장소, 착석방식, 식사 구

성 및 수저·물컵·식수 사용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3. 통계분석방법

수집된 데이터는 SPSS Statistics (ver 25.0; SPSS Inc.,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빈

도, 백분율, 평균, 표준오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사항, 학교급

식 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급식 운영

현황과 관리 현황에서 해당 연도 내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교차분석, 카이제곱검증

을 실시하였고,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분산분석(ANOVA)

과 사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모

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p<0.05 수준으로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조사대상교의 일반사항을 학교급별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설립별 형태는 ‘공립’이 2020년 78.1%, 2021년

8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2020년과 2021년 모

두 고등학교가 ‘사립’의 형태가 4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높은 비율로, 학교급별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학생 구성은 ‘남녀공학’이 2020년 74.7%, 2021년 87.0%

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초등학교는 모두 남녀공학인 반면, 중

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남학교 또는 여학교의 비율이 10% 이

상인 것으로 조사되어 학교급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학급수는 2020년 25.2개, 2021년 18.6개로 조사

되었으며, 2020년과 2021년에 모두 중학교의 학급수가 초등

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p<0.001). 기숙사 유무에서는 2020년과 2021년 모두 기숙사

가 없는 경우가 82.2%, 91.7%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의

40%에서는 기숙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교급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2. 학교급식 현황

조사대상교의 학교급식 현황을 학교급별로 살펴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교의 연간 급식예정일수는

2020년 144.5일, 2021년 184.7일로 학교급별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p<0.01, p<0.001), 2021년에 비해 2020년의 연

간 급식예정일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의 학교급식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개학 연기, 온라인개학, 학급

별·학년별 순차등교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2021년에는 3

월 기준으로 92.8% 학교에서 등교수업이 개시되었기에, 학

사일정이 안정화되고, 정상등교가 시작되면서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 발생 이전인 2019년(187.2일)과 거의 유사한 수

준으로 급식이 운영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Korea

Educational Environments Protection Agency 2019; Ministry

of Education 2020a; Ministry of Education 2020b; Ministry

of Education 2020d; Ministry of Education 2021; Ji et al.

2022).

1일 급식제공 횟수는 ‘1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2020년

77.3%, 2021년 89.1%로 가장 많았고, 2020년과 2021년 고

등학교의 20% 이상은 ‘2식’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고등학교

의 30% 이상은 ‘3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교급별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2020년과 2021년에 ‘조식’(36.2%, 33.5%)과 ‘석식’(55.5%,

53.0%)을 제공하는 경우도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등학교가 학교 운영시간이 길고, 본

연구의 일반현황에서처럼 기숙사 운영비율이 높아 학생들에

게 제공되는 급식 제공 횟수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은 것

으로 판단된다.

급식운영방식은 ‘직영’인 경우가 2020년 96.1%, 2021년

97.0%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일부위탁’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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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을 운영하는 경우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교육부의 2021학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에서 직영급식이 98%로 보고되었는데, 본 조사에서

도 이와 유사하게 대다수의 학교가 직영급식의 형태로 운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학교급식법」에서는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

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위탁급식의 비율이 2020년

3.9%, 2021년 3.1%로 나타났는데, 일부 위탁운영교 영양교

사에게 유선으로 질의한 결과,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으

로 외부도시락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급식생산방식은 ‘단독조리교’가 2020년 87.1%, 2021년

79.1%로 조사되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

비해 ‘공동조리교’의 형태도 다수 있어 학교급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01). 충청지역의 공동조리 학교급식의 운

영 실태를 파악한 연구(Park et al. 2018)에서는 공동조리교

(조리교)에 비해 공동조리교(비조리교)에서 식생활교육을 실

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높았고, 급식시설의 사용연수가 7년

이상이고, 보온 및 보냉 배식대 시설보유율이 낮은 편으로

개선책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기준

으로, 10% 이상이 공동조리교(비조리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보다 우수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공동조리교(비

조리교)의 식생활 교육 및 시설설비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

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급식관

리 방식은 ‘단독관리’ 방식이 2020년 97.4%, 2021년 87.0%

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은 ‘공동관리(배치교)’, ‘공동관리

(대상교)’가 초등학교 14.6%, 중학교 15.0%로 고등학교에

5.4%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별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01).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급식 운영 현황

학교급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급식 운

영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급식 제공 여부에서, 2020

년에는 등교 학생 모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92.3%

였으며, 급식 희망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9.6%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2021년에는 96.6%의 학교에서 등교 학생 모

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급식희망 학

생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2.5%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급별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는 등교 학생 모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의 빈도가 증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급식 운영이 초기에는 혼선이 있었으나 점차 정상등교 비율

이 증가하고, 감염병 상황에서의 대처가 체계화되면서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이전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로 인한 학교급식 운영조사에서 급식운영 시 우려사

항 순위를 보면, 2020년 3월에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급식

배송 문제가 3순위이었으나, 2020년 5월에 실시한 2차 조사

에서는 8순위로 변동된 결과에서 급식 제공 방식이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초기에 비해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이 해

외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chool Nutrition Association

2020a; School Nutrition Association 2020b).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인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식

사를 하며 불규칙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아동 및 청소년의

몸무게 변화가 영양관리기준에 따라 식단을 구성하여 제공

되는 학교급식 중단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Lim et al.

2020)를 토대로 할 때, 점차 급식운영이 안정된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통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급식보조 추가인력

활용에서는 추가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2020년

33.4%, 2021년 38.8%로 조사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추가인력 활용 비율이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5.4%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추가인

력이 없는 경우는 2020년 66.6%, 2021년 61.2%였으며, 학

교급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영양사 및 영양교

사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직무스트레

스를 조사한 연구(Kang 2022)에서는, 96.2%가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배식관련 위생 및

안전 업무가 기존과 가장 많이 달라진 업무라고 응답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차배식

을 실시하거나 급식실 착석방식의 변화로 좌석을 모두 활용

하지 못하면서 총 배식시간은 길어지고, 급식실 내 방역업무

가 추가되면서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는

시기에 추가 인력 활용에 대해 안내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예

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Kang 2022)에서는 대체인력 확충의 어려움이

22.7%이고, 대체인력을 위한 인력풀 운영에 대한 요구도가

29.4%인 것으로 나타났고, Ji et al. (2022)에서는 방역인력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도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추가 인력 활용과 관리에 대한 지침과 인

력풀 운영 등 유사상황을 대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다면 효율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급식 제공 관리 현황

1) 배식 시간 및 식당 이용

학교급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배식 시

간 구분, 식당 이용과 관련된 식사 장소, 착석 방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배식 시간 구분에서 2020년 86.3%, 2021년



코로나 19 대응 학교급식 운영 현황 169

<
Ta

b
le

 3
>

 T
h

e
 s

ch
o

o
l f

o
o

d
se

rv
ic

e
 o

p
e

ra
tio

n
 t
o

 p
re

ve
n

t 
C

O
V

ID
-1

9
 in

fe
ct

io
u

s 
d

is
e

a
se

V
ar

ia
b
le

2
0
2
0

2
0
2
1

T
o
ta

l
E

le
m

en
ta

ry
 

sc
h
o
o
l

M
id

d
le

sc
h
o
o
l

H
ig

h

sc
h
o
o
l

T
o
ta

l
χ2

E
le

m
en

ta
ry

 

sc
h
o
o
l

M
id

d
le

 

sc
h
o
o
l

H
ig

h

sc
h
o
o
l

T
o
ta

l
χ2

F
o
o
d
se

rv
ic

e 
o
ff

er
 o

r 
n
o
t 

av
ai

la
b
le

1
)2
)

-
χ2

=
1
7
.6

5
0
*
*

P
ro

v
id

e 
m

ea
ls

 t
o
 a

ll
 s

tu
d
en

ts
2
0
4
(8

2
.9

)
2
7
5
(9

8
.2

)
3
2
8
(9

4
.3

)
8
0
7
(9

2
.3

)
4
7
0
(9

4
.9

)
2
3
1
(9

8
.7

)
1
6
2
(9

8
.8

)
8
6
3
(9

6
.6

)
1
,6

7
0
(9

4
.9

)

P
ro

v
id

e 
o
n
ly

 t
o
 s

tu
d
en

ts
 w

h
o
 w

is
h
 

to
 e

at
4
9
(1

9
.9

)
3
(1

.1
)

3
2
(9

.2
)

8
4
(9

.6
)

2
1
(4

.2
)

1
(0

.4
)

0
(0

.0
)

2
2
(2

.5
)

1
0
6
(6

.0
)

N
o
t 

im
p
le

m
en

t 
(d

u
e 

to
 m

o
rn

in
g
 

cl
as

s,
 s

u
sp

en
si

o
n
 o

f 
sc

h
o
o
l 

et
c)

0
(0

.0
)

1
(0

.4
)

0
(0

.0
)

1
(0

.1
)

0
(0

.0
)

1
(0

.4
)

1
(0

.6
)

2
(0

.2
)

3
(0

.2
)

E
tc

7
(2

.8
)

6
(2

.1
)

8
(2

.3
)

2
1
(2

.4
)

4
(0

.8
)

1
(0

.4
)

1
(0

.6
)

6
(0

.7
)

2
7
(1

.5
3
)

T
o
ta

l
2
4
6
(1

0
0
.0

)
2
8
0
(1

0
0
.0

)
3
4
8
(1

0
0
.0

)
8
7
4
(1

0
0
.0

)
4
9
5
(1

0
0
.0

)
2
3
4
(1

0
0
.0

)
1
6
4
(1

0
0
.0

)
8
9
3
(1

0
0
.0

)
1
,7

6
7
(1

0
0
.0

)

U
ti
li
za

ti
o
n
 o

f 
ad

d
it
io

n
al

 s
ta

ff
 f

o
r 

fo
o
d
se

rv
ic

e 
as

si
st

an
ce

1
)

χ2
=

1
.7

9
9

χ2
=

2
.5

8
7

A
d
d
it
io

n
al

 s
ta

ff
8
8
(3

5
.8

)
8
5
(3

0
.5

)
11

9
(3

4
.2

)
2
9
2
(3

3
.4

)
1
8
9
(3

8
.2

)
8
5
(3

6
.5

)
7
2
(4

4
.2

)
3
4
6
(3

8
.8

)
6
3
8
(3

6
.2

)

N
o
 a

d
d
it
io

n
al

 s
ta

ff
1
5
8
(6

4
.2

)
1
9
4
(6

9
.5

)
2
2
9
(6

5
.8

)
5
8
1
(6

6
.6

)
3
0
6
(6

1
.8

)
1
4
8
(6

3
.5

)
9
1
(5

5
.8

)
5
4
5
(6

1
.2

)
1
,1

2
6
(6

3
.8

)

T
o
ta

l
2
4
6
(1

0
0
.0

)
2
7
9
(1

0
0
.0

)
3
4
8
(1

0
0
.0

)
8
7
3
(1

0
0
.0

)
4
9
5
(1

0
0
.0

)
2
3
3
(1

0
0
.0

)
1
6
3
(1

0
0
.0

)
8
9
1
(1

0
0
.0

)
1
,7

6
4
(1

0
0
.0

)

1
) N

u
m

b
er

 (
%

)
2
) 2

0
2
0
: 

M
u
lt

ip
le

 r
es

p
o
n
se

, 
2
0
2
1
: 

S
in

g
le

 r
es

p
o
n
se

 *
*
p
<

0
.0

1



170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Vol. 38, No. 3 (2023)

<
Ta

b
le

 4
>

 T
h

e
 s

ch
o

o
l f

o
o

d
se

rv
ic

e
 m

a
n

a
g

e
m

e
n

t 
to

 p
re

ve
n

t 
C

O
V

ID
-1

9
 in

fe
ct

io
u

s 
d

is
e

a
se

: 
d

is
tr

ib
u

tio
n
 t
im

e
, 
d

in
in

g
 r

o
o

m
 u

sa
g

e
 a

n
d

 s
e

a
tin

g
 -

m
e
th

o
d

V
ar

ia
b
le

2
0
2
0

2
0
2
1

T
o
ta

l
E

le
m

en
ta

ry
 

sc
h
o
o
l

M
id

d
le

sc
h
o
o
l

H
ig

h

sc
h
o
o
l

T
o
ta

l
χ2

E
le

m
en

ta
ry

 

sc
h
o
o
l

M
id

d
le

sc
h
o
o
l

H
ig

h

sc
h
o
o
l

T
o
ta

l
χ2

D
is

tr
ib

u
ti
o
n
 t

im
e1

)
χ2

=
5
0
.7

9
2
*
*
*

χ2
=

4
2
.6

5
6
*
*

T
im

e 
d
if

fe
re

n
ce

 d
is

tr
ib

u
ti
o
n

2
2
9
(9

3
.1

)
2
0
7
(7

4
.2

)
3
1
7
(9

1
.1

)
7
5
3
(8

6
.3

)
4
4
4
(8

9
.7

)
1
6
5
(7

0
.8

)
1
4
0
(8

5
.9

)
7
4
9
(8

4
.1

)
1
,5

0
2
(8

5
.1

)

S
im

u
lt
an

eo
u
s 

d
is

tr
ib

u
ti
o
n

1
7
(6

.9
)

7
2
(2

5
.8

)
3
1
(8

.9
)

1
2
0
(1

3
.7

)
5
1
(1

0
.3

)
6
8
(2

9
.2

)
2
3
(1

4
.1

)
1
4
2
(1

5
.9

)
2
6
2
(1

4
.9

)

T
o
ta

l
2
4
6
(1

0
0
.0

)
2
7
9
(1

0
0
.0

)
3
4
8
(1

0
0
.0

)
8
7
3
(1

0
0
.0

)
4
9
5
(1

0
0
.0

)
2
3
3
(1

0
0
.0

)
1
6
3
(1

0
0
.0

)
8
9
1
(1

0
0
.0

)
1
,7

6
4
(1

0
0
.0

)

P
la

ce
 o

f 
d
is

tr
ib

u
ti
o
n
1
),
2
)

-
-

D
in

in
g
 r

o
o
m

2
1
7
(8

8
.2

)
2
5
2
(9

0
.3

)
3
4
4
(9

8
.9

)
8
1
3
(9

3
.1

)
4
2
7
(8

6
.3

)
2
11

(9
0
.6

)
1
6
0
(9

8
.2

)
7
9
8
(8

9
.6

)
1
,6

11
(9

1
.3

)

C
la

ss
 r

o
o
m

4
5
(1

8
.3

)
3
1
(1

1
.1

)
1
0
(2

.9
)

8
6
(9

.9
)

8
5
(1

7
.2

)
2
0
(8

.6
)

5
(3

.1
)

11
0
(1

2
.3

)
1
9
6
(1

1
.1

)

U
n
u
se

d
 c

la
ss

ro
o
m

1
(0

.4
)

1
(0

.4
)

1
(0

.3
)

3
(0

.3
)

4
(0

.8
)

1
(0

.4
)

0
(0

.0
)

5
(0

.6
)

8
(0

.5
)

E
tc

3
(1

.2
)

1
(0

.4
)

0
(0

.0
)

4
(0

.5
)

4
(0

.8
)

2
(0

.9
)

1
(0

.6
)

7
(0

.8
)

11
(0

.6
)

T
o
ta

l
2
4
6
(1

0
0
.0

)
2
7
9
(1

0
0
.0

)
3
4
8
(1

0
0
.0

)
8
7
3
(1

0
0
.0

)
4
9
5
(1

0
0
.0

)
2
3
3
(1

0
0
.0

)
1
6
3
(1

0
0
.0

)
8
9
1
(1

0
0
.0

)
1
,7

6
4
(1

0
0
.0

)

F
o
o
d
se

rv
ic

e 
se

at
in

g
 m

et
h
o
d
1
),
2
)

-
-

P
ar

ti
ti
o
n
 i

n
st

al
la

ti
o
n

1
6
5
(6

7
.1

)
1
5
8
(5

6
.6

)
2
1
0
(6

0
.3

)
5
3
4
(6

1
.2

)
4
1
4
(8

3
.6

)
1
9
7
(8

4
.5

)
1
3
6
(8

3
.4

)
7
4
7
(8

3
.8

)
1
,2

8
1
(7

2
.6

)

S
it
 i

n
 o

n
e 

d
ir

ec
ti
o
n

6
2
(2

5
.2

)
9
4
(3

3
.7

)
11

2
(3

2
.2

)
2
6
7
(3

0
.6

)
7
8
(1

5
.8

)
3
5
(1

5
.0

)
2
3
(1

4
.1

)
1
3
6
(1

5
.3

)
4
0
3
(2

2
.8

)

A
d
ju

st
 s

ea
ti
n
g
 a

rr
an

g
em

en
t

(s
it
ti
n
g
 a

p
ar

t 
o
n
e 

b
y
 o

n
e)

1
3
7
(5

5
.7

)
1
5
5
(5

5
.6

)
1
9
2
(5

5
.2

)
4
8
4
(5

5
.4

)
2
6
5
(5

3
.5

)
1
4
0
(6

0
.1

)
1
0
2
(6

2
.6

)
5
0
7
(5

6
.9

)
9
9
1
(5

6
.2

)

D
es

ig
n
at

ed
 s

ea
ti
n
g
 s

y
st

em
9
0
(3

6
.6

)
9
0
(3

2
.3

)
7
4
(2

1
.3

)
2
5
4
(2

9
.1

)
2
0
7
(4

1
.8

)
8
1
(3

4
.8

)
3
9
(2

3
.9

)
3
2
7
(3

6
.7

)
5
8
1
(3

2
.9

)

E
tc

1
0
(4

.1
)

7
(2

.5
)

1
6
(4

.6
)

3
3
(3

.8
)

11
(2

.2
)

4
(1

.7
)

2
(1

.2
)

1
7
(1

.9
)

5
0
(2

.8
)

T
o
ta

l
2
4
6
(1

0
0
.0

)
2
7
9
(1

0
0
.0

)
3
4
8
(1

0
0
.0

)
8
7
3
(1

0
0
.0

)
4
9
5
(1

0
0
.0

)
2
3
3
(1

0
0
.0

)
1
6
3
(1

0
0
.0

)
8
9
1
(1

0
0
.0

)
1
,7

6
4
(1

0
0
.0

)

1
) N

u
m

b
er

 (
%

)
2
) M

u
lt

ip
le

 r
es

p
o
n
se

*
*
p
<

0
.0

1
 *

*
*
p
<

0
.0

0
1



코로나 19 대응 학교급식 운영 현황 171

<
Ta

b
le

 5
>

 T
h

e
 s

ch
o

o
l f

o
o

d
se

rv
ic

e
 m

a
n

a
g

e
m

e
n

t 
to

 p
re

ve
n

t 
C

O
V

ID
-1

9
 in

fe
ct

io
u

s 
d

is
e

a
se

: 
m

e
a

l c
o

m
p

o
si

tio
n

 a
n

d
 t
h

e
 u

sa
g

e
 o

f 
cu

tle
ry

, 
w

a
te

r 
-c

u
p

 a
n

d
 d

ri
n

ki
n

g
 w

a
te

r

V
ar

ia
b
le

2
0
2
0

2
0
2
1

T
o
ta

l
E

le
m

en
ta

ry
 

sc
h
o
o
l

M
id

d
le

 

sc
h
o
o
l

H
ig

h

sc
h
o
o
l

T
o
ta

l
χ2

E
le

m
en

ta
ry

 

sc
h
o
o
l

M
id

d
le

 

sc
h
o
o
l

H
ig

h

sc
h
o
o
l

T
o
ta

l
χ2

M
ea

l 
co

m
p
o
si

ti
o
n
 m

et
h
o
d
1
),
2
)

-
χ2

=
4
.2

5
1

G
en

er
al

 d
ie

t 
(r

ic
e,

 s
o
u
p
, 

si
d
e 

d
is

h
, 

et
c)

2
3
5
(9

5
.5

)
2
7
0
(9

6
.8

)
3
3
4
(9

6
.0

)
8
3
9
(9

6
.1

)
4
8
9
(9

8
.8

)
2
3
2
(9

9
.6

)
1
6
2
(9

9
.4

)
8
8
3
(9

9
.1

)
1
,7

2
2
(9

7
.6

)

C
o
n
v
en

ie
n
ce

 d
ie

t 
(c

u
p
 r

ic
e 

o
r 

b
o
w

l 
o
f 

ri
ce

 

se
rv

ed
 w

it
h
 t

o
p
p
in

g
s,

 d
es

se
rt

, 
et

c 
2
~

3
 e

a)
2
2
(8

.9
)

2
9
(1

0
.4

)
3
4
(9

.8
)

8
5
(9

.7
)

3
(0

.6
)

1
(0

.4
)

0
(0

.0
)

4
(0

.4
)

8
9
(5

.0
)

S
u
b
st

it
u
te

 d
ie

t 
(b

re
ad

 a
n
d
 m

il
k
, 

lu
n
ch

b
o
x
, 

et
c 

co
m

p
le

te
 p

ro
d
u
ct

)
3
(1

.2
)

2
(0

.7
)

7
(2

.0
)

1
2
(1

.4
)

1
(0

.2
)

0
(0

.0
)

0
(0

.0
)

1
(0

.1
)

1
3
(0

.7
)

H
o
m

e-
m

ad
e 

lu
n
ch

b
o
x

2
(0

.8
)

1
(0

.4
)

1
(0

.3
)

4
(0

.5
)

1
(0

.2
)

0
(0

.0
)

0
(0

.0
)

1
(0

.1
)

5
(0

.3
)

E
tc

3
(1

.2
)

3
(1

.1
)

8
(2

.3
)

1
4
(1

.6
)

1
(0

.2
)

0
(0

.0
)

1
(0

.6
)

2
(0

.2
)

1
6
(0

.9
)

T
o
ta

l
2
4
6
(1

0
0
.0

)
2
7
9
(1

0
0
.0

)
3
4
8
(1

0
0
.0

)
8
7
3
(1

0
0
.0

)
4
9
5
(1

0
0
.0

)
2
3
3
(1

0
0
.0

)
1
6
3
(1

0
0
.0

)
8
9
1
(1

0
0
.0

)
1
,7

6
4
(1

0
0
.0

)

S
p
o
o
n
 a

n
d
 d

ri
n
k
in

g
 w

at
er

 u
se

 m
et

h
o
d
1
,2
)

S
p
o
o
n

-
-

B
ri

n
g
 w

it
h
 i

n
d
iv

id
u
al

 s
p
o
o
n

5
3
(2

1
.5

)
3
9
(1

4
.0

)
2
9
(8

.3
)

1
2
1
(1

3
.9

)
6
7
(1

3
.5

)
1
6
(6

.9
)

5
(3

.1
)

8
8
(9

.9
)

2
0
9
(1

1
.8

)

U
se

 a
 s

p
o
o
n
 a

t 
th

e 
ca

fe
te

ri
a

2
1
4
(8

7
.0

)
2
5
7
(9

2
.1

)
3
2
6
(9

3
.7

)
7
9
7
(9

1
.3

)
4
5
9
(9

2
.7

)
2
2
7
(9

7
.4

)
1
6
1
(9

8
.8

)
8
4
7
(9

5
.1

)
1
,6

4
4
(9

3
.2

)

E
tc

1
5
(6

.1
)

7
(2

.5
)

5
(1

.4
)

2
7
(3

.1
)

1
3
(2

.6
)

3
(1

.3
)

2
(1

.2
)

1
8
(2

.0
)

4
5
(2

.6
)

T
o
ta

l
2
4
6
(1

0
0
.0

)
2
7
9
(1

0
0
.0

)
3
4
8
(1

0
0
.0

)
8
7
3
(1

0
0
.0

)
4
9
5
(1

0
0
.0

)
2
3
3
(1

0
0
.0

)
1
6
3
(1

0
0
.0

)
8
9
1
(1

0
0
.0

)
1
,7

6
4
(1

0
0
.0

)

W
at

er
 g

la
ss

-
-

B
ri

n
g
 w

it
h
 i

n
d
iv

id
u
al

 w
at

er
 g

la
ss

/w
at

er
 b

o
tt
le

2
0
9
(8

5
.0

)
2
0
5
(7

3
.5

)
2
1
4
(6

1
.5

)
6
2
8
(7

1
.9

)
3
6
1
(7

2
.9

)
1
5
1
(6

4
.8

)
8
5
(5

2
.1

)
5
9
7
(6

7
.0

)
1
,2

2
5
(6

9
.4

)

U
se

 a
 w

at
er

 c
u
p
 f

ro
m

 t
h
e 

ca
fe

te
ri

a
1
6
(6

.5
)

2
3
(8

.2
)

4
7
(1

3
.5

)
8
6
(9

.9
)

1
5
4
(3

1
.1

)
7
5
(3

2
.2

)
4
7
(2

8
.8

)
2
7
6
(3

1
.0

)
3
6
2
(2

0
.5

)

U
se

 a
 d

is
p
o
sa

b
le

 c
u
p

4
8
(1

9
.5

)
7
2
(2

5
.8

)
7
5
(2

1
.6

)
1
9
5
(2

2
.3

)
3
4
(6

.9
)

1
8
(7

.7
)

2
4
(1

4
.7

)
7
6
(8

.5
)

2
7
1
(1

5
.4

)

E
tc

1
0
(4

.1
)

1
2
(4

.3
)

3
5
(1

0
.1

)
5
7
(6

.5
)

1
0
(2

.0
)

1
0
(4

.3
)

1
7
(1

0
.4

)
3
7
(4

.2
)

9
4
(5

.3
)

T
o
ta

l
2
4
6
(1

0
0
.0

)
2
7
9
(1

0
0
.0

)
3
4
8
(1

0
0
.0

)
8
7
3
(1

0
0
.0

)
4
9
5
(1

0
0
.0

)
2
3
3
(1

0
0
.0

)
1
6
3
(1

0
0
.0

)
8
9
1
(1

0
0
.0

)
1
,7

6
4
(1

0
0
.0

)

D
ri

n
k
in

g
 w

at
er

-
-

In
d
iv

id
u
al

 d
ri

n
k
in

g
 w

at
er

 p
re

p
ar

at
io

n
1
9
7
(8

0
.1

)
1
7
0
(6

0
.9

)
1
3
7
(3

9
.4

)
5
0
4
(5

7
.7

)
3
3
2
(6

7
.1

)
1
0
8
(4

6
.4

)
5
2
(3

1
.9

)
4
9
2
(5

5
.2

)
9
9
6
(5

6
.5

)

U
se

 a
 i

n
tr

am
u
ra

l 
d
ri

n
k
in

g
 w

at
er

 

(i
n
cl

u
d
in

g
 t

h
e 

ca
fe

te
ri

a)
8
7
(3

5
.4

)
1
2
8
(4

5
.9

)
1
9
4
(5

5
.7

)
4
0
9
(4

6
.8

)
2
4
6
(4

9
.7

)
1
2
1
(5

1
.9

)
9
7
(5

9
.5

)
4
6
4
(5

2
.1

)
8
7
3
(4

9
.5

)

D
o
 n

o
t 

u
se

 a
 i

n
tr

am
u
ra

l 
d
ri

n
k
in

g
 w

at
er

 

(i
n
cl

u
d
in

g
 t

h
e 

ca
fe

te
ri

a)
2
4
(9

.8
)

3
8
(1

3
.6

)
6
4
(1

8
.4

)
1
2
6
(1

4
.4

)
3
4
(6

.9
)

4
1
(1

7
.6

)
2
9
(1

7
.8

)
1
0
4
(1

1
.7

)
2
3
0
(1

3
.0

)

E
tc

1
3
(5

.3
)

2
1
(7

.5
)

2
6
(7

.5
)

6
0
(6

.9
)

1
5
(3

.0
)

1
2
(5

.2
)

1
0
(6

.1
)

3
7
(4

.2
)

9
7
(5

.5
)

T
o
ta

l
2
4
6
(1

0
0
.0

)
2
7
9
(1

0
0
.0

)
3
4
8
(1

0
0
.0

)
8
7
3
(1

0
0
.0

)
4
9
5
(1

0
0
.0

)
2
3
3
(1

0
0
.0

)
1
6
3
(1

0
0
.0

)
8
9
1
(1

0
0
.0

)
1
,7

6
4
(1

0
0
.0

)

1
) N

u
m

b
er

(%
)

2
) 2

0
2
0
: 
M

u
lt

ip
le

 r
es

p
o
n
se

, 2
0
2
1
: 
S

in
g
le

 r
es

p
o
n
se



172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Vol. 38, No. 3 (2023)

84.1%로 다수의 학교에서 ‘시차배식’을 하고 있었으며, 2020

년과 2021년에는 중학교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동시배식을

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p<0.01). 이

와 같은 결과는 중학교의 학급수가 유의하게 적은 일반현황

의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시차배식은 대개

학년별, 학급별로 시간차이를 두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급수가 적은 중학교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에서 동시배식으로도 급식운영이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학생들의 식사장소

에서는 2020년, 2021년 모두 ‘식당’(93.1%, 89.6%)에서 식

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실’(9.9%,

12.3%)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급식 착석 방식에서는 칸막

이를 설치하는 경우가 2020년 61.2%, 2021년 83.8%인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좌석배치 간격 조정’(55.4%,

56.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방향으로 보고 앉기’는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15.3%로 다소 감소하였고,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는 경우는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7.6%

증가하였다. 학교에서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형태로 학교급식을 운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식사 구성 및 수저·물컵·식수 사용 방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식사 구성, 수저·물

컵·식수 사용 방식을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를 <Table 5>

에 제시하였다.

식사구성 방식에서는 2020년, 2021년 모두 ‘일반식(밥, 국,

반찬 등 기존 급식) 제공(96.1%, 99.1%)’이 가장 많았다.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간편식

(컵밥 또는 덮밥류, 휴식류 등 2-3개) 제공’ 9.7%, ‘대체식(빵

및 우유, 도시락 등 완제품) 제공’ 1.4%로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 확산 초기단계에서 기존 급식과는 다른 형태의 식

사가 제공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 감염병 확산의 초기 단계인 2020년에는, 학교

현장에서 감염 확산을 낮추고, 조리 및 배식과 식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형태의 식사가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선행연구에서 간편식은 빠르고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단시간 내 섭취할 수 있는 형태로 간편식을 제

공한 경험이 있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경험이 없는 경우

에 비해 간편식 제공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Seo et al. 2022). 한편, Ji et al. (2022)에

서는 간편식이 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으나, 간편식 제공

에 따른 전용용기 구매, 식단의 단조로움,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Lee et al.

(2023)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에 비해 이후에

가공식품 및 주스 제공 횟수가 증가하여 학생들의 균형 잡

힌 영양제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간편식은 편리하고 안전한 식단 형태이지만, 영양 및 기호도

와 제공방법을 안내하는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학교급식 제공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수저 사용 방식에

서는 2020년, 2021년 모두 ‘급식소 수저 사용’(91.3%,

95.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생 개인별 수저 지참’

(13.9%, 9.9%)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컵 사용 방식은

2020년, 2021년 모두 ‘개인별 물컵/물통 지참’이 71.9%,

67.0%로 가장 많았다. 한편, 한편, ‘급식소 물컵 사용’의 경

우는 2020년 9.9%에서 2021년 31%로 21.1% 증가하였고,

‘일회용 물컵 사용’은 2020년 22.3%에서 2021년 8.5%로

13.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수 사용 방식에서는 ‘개

인별 식수 준비’는 2020년 57.7%, 2021년 55.2%로 2.5%

감소하였고, ‘교내 음용수 사용’은 2020년 46.8%, 2021년

52.1%로 5.3%로 증가하였다.

‘교내 음용수 사용 금지’ 비율은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발생 초기와 방역대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및 확산초기에는 감염병 및 예

방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통제하기 어려웠으나, 2021년

2월부터 백신예방접종이 시작되었고, 대규모 진단검사, 사회

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산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 되면서(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2),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람들의

두려움, 불안 등이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을 것이

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학교급식에서의 수저, 물컵 사용

방식, 식수 사용 방식에서도 개인용에서 공용 활용 비율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일상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으

며, 관련연구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

급식 운영에서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상황에서의 학교급식 운영 실태를 전국단위로 살펴보고,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과 향후 새로운 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실시한 학교급식 실태

조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학교급식 운

영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급별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함

께 살펴보았다.

먼저, 학교급식 일반 현황에서 연간급식예정일수는 2020

년 144.5일, 2021년 184.7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

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의 연간 급식예정일수가

2021년보다 40.2일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일 급식제공

횟수는 ‘1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2020년 77.3%,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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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의 경우, ‘1식’ 제공이 가장

많지만, 다른 학교급에 비해 ‘2식’ 또는 ‘3식’을 제공하고,

‘조식’과 ‘석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유의

하게 높았다(p<0.001). 급식운영방식은 ‘직영’인 경우가 2020

년 96.1%, 2021년 97.0%로 나타났고, 일부 학교에서는 ‘위

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급식생산방식에서 ‘단독조리교’(2020년 87.1%,

2021년 79.1%)가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공동조리교’의 형태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01). 고등학교의 경우 공동조리교 형태 중에서도 ‘공동

조리교(조리교)’(2020년 15.2%, 2021년 21.3%)가 다수였고,

중학교는 ‘공동조리교(비조리교-배치교, 대상교)’가 (2020년

8.9%, 2021년 23.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급식 운영 현황에

서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등교 학생 모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4.3% 증가하였고, 이에 반해 급식 희망 학

생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9.6%에서 2.5%로 7.1% 감소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급식보조

추가 인력 활용비율은 2020년 33.4%에서 2021년 38.8%로

5.4% 증가하였으며, 급식시간 내 학생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

기 위해 학급, 학년 등을 구분하여 시간차를 두고 급식하는

시차배식 방식으로 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2020년 93.1%, 2021

년 89.6%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을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가 2020년 61.2%, 2021년

83.8%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좌석 배치 간격 조정이 2020

년 55.4%, 2021년 56.9% 순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 방향으로 보고 앉기는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는 경우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식사 구성 방식은

2020년, 2021년 모두 ‘일반식(밥, 국, 반찬 등 기존 급식) 제

공’이 96.1, 99.1%로 가장 많았다.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간편식(컵밥 또는 덮밥류, 휴식류

등 2-3개) 제공’이 9.7%, ‘대체식(빵 및 우유, 도시락 등 완

제품) 제공’이 1.4%로 조사되었으나, 2021년에는 간편식이

나 대체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0.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수저 사용 방식에서

는 2020년, 2021년 모두 ‘급식소 수저 사용’(91.3, 95.1%)이

가장 많았으며, 2021년에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반면

개인별 수저를 사용하는 경우는 2020년(13.9%)에 비해 2021

년(9.9%)에 4.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컵 사용 방

식은 2020년, 2021년 모두 ‘개인별 물컵/물통 지참’이 71.9,

67.0%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급

식소 물컵 사용’이 21.1% 증가하였고, ‘일회용 물컵 사용’은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수 사용 방식에서는 2020

년과 2021년 모두 ‘개인별 식수 준비’(57.7, 55.2%)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내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2020년

46.8%, 2021년 52.1%로 조사되었고, ‘교내 음용수 사용 금

지’ 비율은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2.7%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의 변화된 운영방식

을 살펴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서의 학교

급식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

병한 2020년과 2021년의 급식 운영 현황과 급식 제공 현황

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 상황에 따라 대처

방안에 차이가 있었으나,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

현장에서 는 교육부 및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운

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급식 운영이 초기에는 혼선이 있었으나 점

차 정상등교 비율이 증가하고, 감염병 상황에서의 대처가 체

계화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이전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향후에는 예기치 못

한 감염병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

뉴얼 및 식단자료를 개발하고, 대체인력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특수상황에서의

학교급식 운영방식을 분석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

한점이 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

으나, 학교급식법 대상에 국·공립 및 50인 이상 사립유치원

과 특수학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급식 운영상황에 대해 연차별

조사가 수행된다면, 시계열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이를 파

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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