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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2)

고도화된 대규모 조직에서 급식은 중요하다. 특히 군

에서의 급식은 그 중요도가 더욱 높다. 군의 조직적 특성

상, 1년 365일 구성원들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

적 사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정대봉, 
2010). 우리 군 역시 보급과 급식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계화된 급식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급식 비용을 매년 증

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1일 7,190원, 2016년 

1일 7,334원, 2017년 7,481원, 2018년 7,855원, 2019년 

8,012원(조성훈, 2021), 2020년 1일 8,493원(육군훈련

소, 2020), 2021년 1일 8,790원으로 급식 비용을 책정하

고 있다(국방부, 2020).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 1일 

10,000원으로 급식 비용을 인상할 예정이다(국방부, 
2021). 군 급식 만족도는 점진적 상승추세에 있으며 100
점 만점기준 2015년 57.7점에서 2019년 62.6점으로 향

상을 달성하였다(국방부, 2015-2019). 그러나 62.6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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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od service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military. Accordingly, the Korean military has been continuously working 
to improve th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food service.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lot of improvement in th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food service in recent years in comparison to the past. However, results from a recent survey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vealed that further improvements were still needed in terms of satisfaction. In 
this study, a satisfaction survey was conducted for college students who had served in the military, and by analyzing 
this, important factors were defined for the improvement of military food service satisfaction. Results of the survey, 
indicated that the military food service satisfaction score was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university food service. 
In order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military food service, the authors suggest that there should be a system that 
allows a smooth flow of communication between military food service and the member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continously study trends in the civilian food service and apply them to the military foo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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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는 바는 아직 우리 군의 급식에 대해 많은 장병들

이 불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일선 부대의 일부 장병

들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김명성, 2021). 이는 전투력 

관련하여 장병의 사기 저하에 따른 임무수행능력 저하와 

직결된다. 특히 위험지역 작전 수행 중인 부대나 해외 파

병 부대의 경우 장기간 불만족스러운 급식이 이어질 경

우 위 부대에 대한 우수 인력의 지원 의지를 감소시키고 

부대의 활동성을 저하시키므로 급식 만족도에 대한 추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같은 단체급식 중 하나인 대학급식과 비교 할 경

우 각 급식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점은 도드라진다. 둘 다 

단체급식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둘 사이에는 운영형태

와 경쟁상대 존재의 유무, 식재료의 조달 등에 대한 차이

가 크다. 대학급식은 직영운영, 위탁운영, 혼합운영 등 

운영형태가 다양하다(양일선 외, 2003). 또한 대학교는 

많은 경우 도심이나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많은 

경우 대학교 근처에 식당가가 존재하여 이런 외부 식당

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식재료의 조달 역시 각 

대학급식 식당별로 높은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에 반해 

군 급식은 대부분의 부대에서 직영운영의 단일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군 부대의 위치와 특수성에 의해 폐쇄

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 식당들과의 경쟁이 거의 

없다. 식자재 조달방식 역시 정부의 정책과 군의 운용체

계에 따라 제약을 크게 받고 있다(정부수, 2014). 또한 

군 급식의 경우 일부 부대의 경우 비 전문 인원의 조리 

참여와 인프라의 부족을 겪고 있다(정부수, 2014). 결국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 군 급식에 대

한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군 급식과 대학급식의 현황을 조사하고 두 급

식 간 만족도 차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요소

의 영향이 있는지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설문조사

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한다. 이후 현재 군 체계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만족도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

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선행연구 문헌들을 고찰해보면 

급식에 있어 만족감을 느끼는 여러 요소 중 일부는 학교

급식, 군 급식, 직장 급식 등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음식의 질, 음식의 맛 등이 그 공통

된 요소이다. 기존 대학급식 관련 선행연구에서 김광지 

외(2012)에서는 ‘맛’, ‘양’, ‘메뉴의 다양성’, ‘배식대 청

결도’, ‘직원 위생상태’ 등 총 16개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김영미, 이인선(2020)에서는 ‘음식의 맛’, 
‘식재료의 질’, ‘음식의 영양가’, ‘음식의 신선도’, ‘적당

한 음식 온도’, ‘음식의 외관’, ‘식기의 위생’, ‘배식 대기

시간’ 등 총 26개의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박
문경 외(2007)에서는 교내 급식소 운영상태 평가에 대해

서 ‘식당시설의 위생’, ‘식탁 및 의자 배치’, ‘냉·난방으

로 쾌적한 환경’ 등 15가지 서비스 품질 속성으로 평가

하였으며, 민경진, 최일숙(2016)에서는 기숙사 식당 급식

서비스 만족도 부분에 대해 ‘종업원 서비스 및 친절도’, 
‘영양관련 정보 제공’, ‘현대화시설 수준’, ‘기숙사 식당 

분위기’, ‘영양가’, ‘신선도’, ‘음식의 맛’, ‘배식위생’ 등

으로 설문조사를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군 급식 관련 만

족도 조사에 관한 선행연구 역시 유사 항목으로 설문지

를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장명숙 외(2008)에서는 급식서

비스 만족도 관련하여 ‘메뉴 다양성’, ‘음식의 맛’, ‘배식

방법’, ‘위생’, ‘식당시설 이용 편리성’ 등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미진, 이영순(2012)에서는 ‘밥
의 배식량’, ‘국의 배식량’, ‘음식의 적정온도’, ‘음식의 

맛’, ‘냉난방 시설’, ‘식사 장소의 조명시설’, ‘식판의 모

양과 크기’, ‘환기 시설’, ‘의자 및 식탁의 배치상태’, ‘배
식대 시설’, ‘배식과정의 청결성’, ‘식수공급 시설의 청결

성’, ‘급식관련 정보제공’, ‘급식종사자의 친절성’ 등의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두영, 이인숙

(2012)은 설문조사에서 ‘급식 시 소음’, ‘부적절한 실내

온도’, ‘식단의 다양성’, ‘위생’ 등을 설문하였으며 김정

애(2016)에서는 ‘맛’, ‘영양’, ‘양’, ‘위생상태’, ‘식사 시 

주변 인원’, ‘식사 전 대기 시간’, ‘후식의 유무’ 등의 항

목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군 급식과 대학급식을 모두 경험해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 선택속성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 후 이를 분석하여 대학급식을 바탕으로한 군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도출하고 

제언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군 급식의 특징

군대의 운용에 있어 급식의 중요성은 이미 널리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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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있다. 이에 대한민국 군 역시 체계적인 급식운영과 

식재료 조달방식을 갖추고 있다. 군 급식과 식재료 조달

방식에 대하여 다수의 법령과 훈령,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황윤제 외, 2019). 국방부가 군 

급식 운영 및 감독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급식방침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급식 운영에 관해서는 군 급식운영

관련 훈령 및 지침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군 급식 식재료는 물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을 적용하여 

관리중이며, 군인급식규정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식품위

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역시 적용대상이다(황윤제 외, 
2019). 군 급식을 위한 비용은 매년 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정하면 그 안에서 각 

군과 부대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소비하는 형태를 가지

고 있다.
군 급식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운영에 있어 많은 규정과 규범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황윤제 외, 2019). 둘째, 식재료 조달에 있어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품목과 

물량을 조달하고 있으며 일부 부대의 경우 공급자 위주의 

조달체계가 형성되어 있다(정부수, 2014). 셋째, 외부 식

당들과는 약한 경쟁관계를 가지고 있다. 넷째, 급식 관련 

전문 인력충원과 인프라의 확충에 제약이 있다(정부수, 
2014).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군 전역

자 중 대학생들의 군 급식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

아보고, 군 전역자 중 대학생들의 군 급식과 대학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어떠한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군 전역자 중 대학생들의 급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군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의 대학생 중 군 전역자를 

표본으로 설정하였으며, 2021년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메일 또는 모바일을 통해 배

포된 URL을 설문 대상자가 클릭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340명에게 배포되어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불완전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

한 총 318명(93.5%)의 응답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2.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군 급식과 대학급식

에 대한 경험, 군 급식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대학급식과 비교

한 군 급식 만족도 설문을 구성하는 문항의 신뢰도와 타

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판별 타당

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고유치(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요인 회전 방법은 베리멕스(Varimax) 
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공통성(Communality) 값이 0.5
보다 작은 경우 그 변수를 제거하고 다시 요인 분석을 실

시하였다. 변수들끼리의 상관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KMO 측도와 Bartlett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내

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사

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선택속성에 따라 각각의 독립

변수들이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파

악하였다. 

3. 설문지 구성

개발된 설문지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수정·보
완하여 연구 의도에 맞게 구성하였다. 대학급식과 비교한 

군 급식경험과 군 급식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위에서 살펴본 기존 대학급식 관련 선행연구들(김광

지 외, 2012; 김영미, 이인선, 2020; 민경진, 최일숙, 
2016; 박문경 외, 2007)과 군 급식 관련 선행연구들(김정

애, 2016; 이미진, 이영순, 2012; 장명숙 외, 2008; 최두

영, 이인숙, 2012)을 참고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총 

설문 문항은 대학급식과 비교한 군 급식 경험 관련 7문

항, 군 급식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 관련 7문항, 대학급식

과 군 급식 만족도 관련 2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만족도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질문하였다. 나머지 문항에 대

해서는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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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모두 남성이며 국내 대학

에 재학중이고 대학교의 교내 급식을 이용하고 있었

다.(318명, 100%) 연령은 24세가 87명(27.4%)로 가장 

많았고, 군 전역 후 기간은 2~3년 미만이 151명(47.5%)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복무기관은 육군이 258

구 분 내  용 N(%)

연  령

20∼23세 156(49.0)
24∼26세 157(49.3)
27∼29세   5( 1.7)

전역 후 기간(년)
1년 미만  73(23.0)

1∼2년 미만  94(29.5)
2∼3년 미만 151(47.5)

복무기관

(육·해·공·해병대)

육군 258(81.1)
공군  42(13.2)
해군  10( 3.1)

해병대   8( 2.5)

군 복무시 계급
병사 314(98.7)

부사관   4( 1.3)

거주지역

수도권 171(53.8)
부산·경남  47(14.8)
대구·경북  34(10.7)
대전·충남  28( 8.8)
광주·전남  14( 4.4)

강원  10( 3.1)
전북   5( 1.6)
기타   9( 2.8)

거주형태

가족과 함께 거주 215(67.6)
자취  68(21.4)

기숙사  34(10.7)
자가   1( 0.3)

월평균 생활비

30만원 이하  74(23.3)
31∼50만원 154(48.4)
51∼70만원  56(17.6)
71∼90만원  11( 3.5)
91만원 이상  23( 7.2)

월 외식비용

10만원 미만  92(28.9)
11∼20만원 153(48.1)
21∼30만원  42(13.2)
31∼40만원  18( 5.7)
41∼50만원  10( 3.1)
51만원 이상   3( 0.9)

합 계 318(100)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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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81.1%)로 가장 많았고, 군 복무시 계급은 병사가 314
명(98.7%)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육군에서 병사로 근무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거주지역은 수도권이 171명

(53.8%)이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 47명(14.8%), 대구·
경북 34명(10.7%) 순이었으며, 전북이 5명(1.6%)로 가

장 적었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215명, 67.7%)
하거나 자취(68명, 21.4%)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월 

평균 생활비는 31~50만원이 154명(48.4%)으로 가장 많

았고 월 외식비용은 11~20만원이 153명(48.1%)였다. 이
는 조사대상자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

고 사료된다. 

2. 군 급식과 대학급식의 이용형태와 만족도

군 급식과 대학급식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이용형태는 

<표 2>와 같다. 현재 이용중인 대학급식의 형태는 직영 

117명(36.8%), 위탁급식 102명(32.1%)으로 직영과 위

탁급식이 비슷하였으며, 직영과 위탁급식 모두 운영(50
명, 15.7%)하거나 잘 모르겠다(49명, 15.4%)는 응답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재 이용중인 대학급식의 하루 평균 

이용 횟수는 1회(203명, 63.8%)가 가장 많았다. 또한 군

대급식을 경험한 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식생활에서의 변화를 질문하였다. 이에 응답

자의 78명(24.5%)가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음식을 골고루 먹게 되었다(48명, 15.1%)와 단체급식을 

선호하지 않게 되었다(47명, 14.8%)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학급식과 군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표 3>에 제시하

였다.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을 5점으로 하였을 때 

현재 이용중인 대학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26점이

구 분 내 용 N(%)

현재 이용중인 대학급식의 형태

직영 117(36.8)
위탁급식 102(32.1)

직영, 위탁급식 모두 운영 50(15.7)
잘 모르겠다 49(15.4)

현재 이용중인 대학급식의 

하루 평균 이용 횟수

1회 이하 27(8.5)
1회 203(63.8)
2회 51(16.0)

3회 이상 37(11.6)

군대급식을 경험한 후 달라진 점

달라진 점이 없음 78(24.5)
음식을 골고루 먹게 되었음 48(15.1)

단체급식을 선호하지 않게 됨 47(14.8)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 44(13.8)

처음보거나 싫어하는 음식도 먹어보게 되었음 32(10.1)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게 되었음 30(9.4)

군것질 횟수가 줄어들었음 21(6.6)
입맛이 까다로워짐 13(4.1)

기 타 5(1.6)
합  계 318(100)

<표 2> 군 급식과 대학급식의 이용형태

구 분 M±SD
현재 이용 중인 대학급식에 대한 만족도 3.26*±0.83

현재 이용 중인 대학급식과 비교 시, 군대 급식 만족도 2.61±1.10

<표 3> 대학급식과 군 급식 만족도                                                                 (n=318)

*Likert 5점 척도(1점 = 매우 불만족, 5점 =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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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현재 이용중인 대학급식과 비교하였을 때 과거 

군대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2.61점으로서 평균 0.6점이

상 대학급식의 만족도가 높아, 대학급식에 비해 군대급식

에 불만족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군 급식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

군 급식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은 <표 4>과 같다. 조사

대상자 중 165명(51.9%)은 군 급식에 대한 이미지가 부

정적이라고 응답하였고, 63명(19.8%)는 긍정적이라고 응

답하였다. 군 급식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유에 대

해서는 122명(38.4%)이 개인의 기호를 미충족, 45명

(14.2%)이 배식량 부족을 선택하였다. 군 급식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81명(25.5%)가 규

칙적인 식사, 37명(11.6%)이 영양이 고른 식사제공을 선

택하였다. 군 급식이 영양가가 높은 식단인가를 묻는 질

문에서는 응답자의 160명(50.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

으며 군 급식이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

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120명(37.7%)이 그렇다고 응답

하였다. 군 급식을 통해 편식이 교정되었는지에 대한 질

문에서는 125명(39.3%)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

고, 조금 변화되었다(116명, 36.5%), 잘 모르겠다(47명, 
14.8%), 많이 변화되었다(30명, 9.4%) 순으로 나타났다. 
군 급식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입맛과 취향에 

맞는 음식 제공(137명, 43.1%)으로 나타났고, 위생적이

고 안전한 음식제공(87명, 27.4%), 균형있는 영양소의 

음식제공(59명, 18.5%) 순으로 나타났다. 군 급식에서 

급식자의 의견이 반영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반영되

구 분 항 목 N(%)

군 급식에 대한 이미지

부정적 165(51.9)
보통 90(28.3)

긍정적 63(19.8)

군 급식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이유

규칙적인 식사 81(25.5)
영양이 고른 식사 제공 37(11.6)

결식방지 12(3.8)
공정하고 투명한 급식운영 11(3.5)

편식 및 식사태도 교정 7(2.2)
위생적인 급식 3(0.9)

기타 2(0.6)

군 급식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이유

개인의 기호를 미충족 122(38.4)
배식량 부족 45(14.2)

급식시설의 열악함 29(9.1)
식재료의 신선함 부족 23(7.2)

비위생적인 관리 15(4.7)
자율적이지 못한 식사시간 11(3.5)

기타 10(3.1)

군 급식은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임

예 160(50.3)
아니오 88(27.7)

모르겠다 70(22.0)

군 급식은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

전혀 그렇지 않다 2(7.2)
그렇지 않다 61(19.2)

보통이다 94(29.6)
그렇다 120(37.7)

매우 그렇다 20(6.3)

<표 4> 군 급식에 대한 인식

>> 뒤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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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응답이 229명(72.0%)로 매우 높았으며, 급

식자의 의견이 미반영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직적·보수

적인 군대문화(87명, 27.4%)와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 

부족(56명, 17.6%), 부대 내 관리자의 관심부족(46명, 
14.5%)순으로 응답하였다. 군 급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

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중 221명(69.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는 민간 상용품을 적극 

도입(58명, 18.2%)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 실시(52명, 16.4%), 군 

급식에 대한 군내·외부 관심도 증가(44명, 13.8%), 장병 

1일 급식비 향상(37명, 11.6%) 순이었다. 긍정적인 변화

를 하고 있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급식 대상자 의견 반

영이 어렵기 때문(35명, 11.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

았다. 

구 분 항 목 N(%)

군 급식을 통한 편식교정

변화되지 않았다 125(39.3)
조금 변화되었다 116(36.5)

잘 모르겠다 47(14.8)
많이 변화되었다 30(9.4)

군 급식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입맛과 취향에 맞는 음식 제공 137(43.1)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 제공 87(27.4)
균형 있는 영양소의 음식 제공 59(18.6)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 25(7.9)

기타 10(3.1)

군 급식에서 급식자의 의견반영 여부
아니오 229(72.0)

예 89(28.0)

군 급식의 바람직한 개선을 위한 방법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 33(10.4)
관리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30(9.4)

의견 반영을 위한 창구 마련 17(5.3)
충분한 예산 8(2.5)

기 타 1(0.3)

급식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

수직적·보수적인 군대문화 87(27.4)
급식대상자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 부족 56(17.6)

부대 내 관리자의 관심부족 46(14.5)
예산부족 34(10.7)

기타 6(1.9)

군 급식의 긍정적인 변화 여부
예 221(69.5)

아니오 97(30.5)

긍정적인 변화의 이유

민간 사용품의 도입 58(18.2)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 실시 52(16.4)

군 급식에 대한 군 내·외부 관심도 증가 44(13.8)
장병 1일 급식비 향상 37(11.6)

장병들의 다양한 기호 반영 30(9.4)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급식 대상자 의견 반영의 어려움 35(11.0)
군 급식 현실과 정책의 간극 32(10.1)
장병 급식비의 소극적 상승 13(4.1)
급식 종사자의 노력 부족 10(3.1)

기타 7(2.2)

<표 4> 군 급식에 대한 인식



8 한국생활과학회지 제31권 1호 2022

- 138 -

4. 군 급식과 대학급식에 대한 만족도

급식의 맛, 음식의 양, 종류와 다양성, 이용의 편리성, 
위생 등 26개 속성에 대해 대학급식과 군 급식에 대한 만

족도를 조사한 결과 26개 속성 모두 군 급식에 비해서 대

학급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가, 김치

의 양 등 2개 속성을 제외한 24개 속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군 급식보다 대학급

식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5.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본 설문지에 사용된 속성들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결과(<표 6>), 전체 속성은 맛과 다양성, 음식의 양, 
쾌적함 및 편리함, 위생 및 서비스의 4개 요인으로 분류

되었다. 각 요인은 음식의 맛, 국·찌개 다양성, 반찬 다양

성, 후식 다양성, 음식의 모양 및 색의 조화의 5개 속성이 

포함된 맛과 다양성 요인, 반찬, 국·찌개, 김치 양의 3개 

속성이 포함된 음식의 양 요인, 식당내부 조명, 식당 내 

이동동선, 식당시설이용의 편리성, 냉방 및 난방의 4개 

속성이 포함된 쾌적함과 편리함 요인, 식판·수저·컵의 위

생상태, 식당시설, 식탁·의자의 배치상태, 배식시간, 조리

종사자 복장, 조리종사자 친절성, 정보제공의 만족도의 9
개 속성이 포함된 위생 및 서비스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α를 실시

한 결과, 신뢰도는 모두 0.80 이상을 보여 전체적으로 높

구 분 대학급식 군대급식 t-value
음식의 맛 3.54±0.75 2.86±1.01  9.896***

음식의 적정온도 3.74±0.80 3.01±1.02 10.372***
음식의 신선함 3.57±0.75 3.04±1.02  7.891***

영양가 3.41±0.84 3.32±1.04 1.414
환기 3.49±0.85 3.00±1.02  6.955***

반찬의 양 3.42±0.89 2.93±1.07  6.639***
국, 찌개의 양 3.58±0.86 3.26±1.05  4.515***

김치의 양 3.67±0.87 3.59±1.01 1.198
국 찌개의 종류와 다양성 3.54±0.85 2.85±1.07  9.284***

반찬의 종류와 다양성 3.60±0.85 2.92±1.04  9.202***
후식의 종류와 다양성 3.46±0.94 2.98±1.15  5.530***
음식 모양과 색의 조화 3.51±0.83 2.64±1.01 12.240***

음식의 위생적 관리 3.66±0.82 2.92±1.05 10.122***
식당 내부 조명 3.71±0.77 3.04±1.04  9.546***

식당 내 이동동선 3.66±0.83 3.07±1.15  7.550***
식당 시설 이용의 편리성 3.67±0.83 3.11±1.06  7.776***

냉방 및 난방 3.81±0.80 3.24±1.06  7.909***
식판, 수저, 컵의 위생상태 3.70±0.76 2.73 ±1.08 13.512***
배식구, 퇴식구의 위생상태 3.72±0.78 2.78±1.10 12.884***

식당시설 3.70±0.77 2.76±1.07 13.247***
식탁, 의자의 배치상태 3.70±0.81 3.02±1.01 10.318***

배식방법의 적절성 3.73±0.80 2.93±1.09 11.088***
배식시간 3.68±0.82 3.14±1.06  7.766***

조리종사자 복장의 청결상태 3.80±0.83 3.13±1.06  9.634***
조리종사자의 친절성 3.73±0.83 2.87±1.10 11.236***

급식관련 정보 제공 만족도 3.66±0.81 3.05±1.08  8.866***

<표 5> 군 급식과 대학급식에 대한 만족도                                                        (mean±S.D)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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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뢰성을 보였으므로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척도는 

타당도와 신뢰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6. 급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군 전역자들의 급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속성

을 분석한 결과(<표 7>), R2=0.338(adjusted R2=0.330)
로서 연구에서 추출된 급식 속성은 급식만족도의 33.8%
를 설명하였다(F=40.004, p<0.01). 응답자의 급식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 중 음식의 맛과 국·찌개·반찬·
후식의 종류와 다양성 등을 포함하는 맛과 다양성

(t=6.506), 반찬·국·김치의 양을 포함하는 양(t=2.745)이 

Factor Item Factor 
loading

% of variance 
explained

Eigen’s 
value

Cronbach’s 
alpha

맛과 다양성

음식의 맛 0.555

12.442 2.613 0.862
국/찌개의 다양성 0.820

반찬의 다양성 0.796
후식의 다양성 0.733

음식의 모양 및 색의 조화 0.611

음식의 양

반찬의 양 0.698
16.171 3.396 0.852국/찌개의 양 0.818

김치의 양 0.828

쾌적함과 편리함

식당내부조명 0.793

16.183 3.398 0.864
식당내이동동선 0.766

식당시설이용의 편리성 0.743
냉방 및 난방 0.637

위생 및 서비스

식판/수저/컵의 위생상태 0.772

12.442 2.613 0.927

배식구/퇴식구의 위생상태 0.741
식당시설 0.690

식탁/의자의 배치상태 0.592
배식방법의 적절성 0.668

배식시간 0.574
조리종사자 복장의 청결상태 0.620

조리 종사자의 친절성 0.775
급식관련 정보제공 만족도 0.652

Kaiser-Meyer-Olkin(KMO)=0.948, Bartlett test of sphericity=5,707.678, Sig=0.000

<표 6> 군 급식 만족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B S.E. β

(constant) 0.050 0.226 - .221
맛과 다양성 0.554 0.085 0.427  6.506***
음식의 양 0.190 0.069 0.152 2.745**

시설의 쾌적함과 편리함 0.115 0.083 0.095 1.387
위생 및 서비스 -0.004 0.094 -0.003 -0.045

R2=.338, Adjusted R2=.330, F=40.004, Durbin-Watson=2.021

<표 7> 군 전역자들의 급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속성

Dependent variable : Customer satisfaction
***p<0.0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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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 중 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맛과 다양성(β=0.427)이며, 그 다음이 양(β=0.152)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쾌적함과 편리함, 위생 및 서비스는 군 

전역자들의 급식 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중 군 전역자

를 대상으로 군 급식과 대학급식에 대한 경험, 군 급식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 대학급식과 군 급식에 대한 만족도, 
대학급식과 비교하여 군 급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여 군 급식 만족도 향상에 대한 방안을 제안

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학급식과 

비교하여 과거 군대에서 경험한 군 급식의 만족도는 불만

족이 46.9%로 가장 높았고 보통(30.8%), 만족(22.4%) 
순으로 나타나 대학급식과 비교한 군 급식의 만족도가 높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부에서 2015년-2019
년까지 조사한 군 급식 및 피복만족도 조사 최종 보고(국
방부, 2015-2019)에서 군 급식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해

가 2019년인데 62.6점(국방부, 2019)에 불과한 것에서 

보듯이 군 급식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아직 높지 않은 것

으로 조사된 것과 일치한다. 군 급식 경험 후 달라진 점

에 대해서는 달라진 점이 없다(24.5%)가 가장 높았고, 
음식을 골고루 먹게 되었거나 음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을 갖게 되었다는 응답 등 군 급식 경험 후 긍정적인 변

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체급식을 선호하지 

않게 되었다(14.8%)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군에서의 단

체급식 경험이 단체급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군 급식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

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게 나

타났다.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이유는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이 고른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규칙적인 일과를 수행하며, 임무 수행을 위해 민간

에서보다 높은 칼로리 기준을 적용하며 일정한 시간대에 

일정한 식사를 제공하는 군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최선영, 최스미, 2012). 반면,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

한 이유는 개인의 기호를 미충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배식량 부족과 급식시설의 열악함이라는 응

답이 그 뒤를 이었다. 본 연구결과와 군 급식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맛과 양으로 꼽고 있는 

기존 선행연구결과(김정애, 2016)를 참고할 경우 현재 군 

급식의 낮은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급식의 맛과 양

에 대한 추가 개선이 아직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군 급식

의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군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

해서는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 장병들의 기호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메뉴편성과 

급식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 급식

이 균형잡힌 영양식단인가에 대해서는 50.3%가 긍정적

으로 응답하였으며, 군 급식이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형

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군 급식을 통해 편

식이 교정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의견보다 변화되었다는 의견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군 급식은 규칙적이며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

이지만 개인의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급식환경이 열

악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유

추해 볼 수 있었다. 군 급식에서 급식자의 의견이 반영되

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으

며 그러한 이유는 수직적·보수적인 군대문화와 급식자 의

견반영을 위한 제도 부족을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급식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6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그러한 이

유로는 민간 상용품 적극도입,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실

시, 군 급식에 대한 내·외부 관심도 증가 순으로 응답하

여 군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급식과 군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군 급식보다 대학급식의 만족도

가 더 높았다. 대학급식과 비교하였을 때 군 급식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맛과 다양성과 음식의 양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쾌적함과 편리함, 위생 및 서비스는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맛과 다양

성에는 음식의 맛, 국/찌개 종류의 다양성, 반찬 종류와 

다양성, 후식 종류와 다양성, 음식 모양과 색의 조화 등의 

세부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음식의 양에는 반찬·국/찌
개·김치의 양의 세부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군 

급식은 대학급식과 비교하였을 때 개인의 기호도 충족을 

위한 다양한 메뉴 편성과 급식자가 원하는 만큼의 적정한 

양을 제공하는 것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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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 군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급식자의 의견이 반

영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제도의 정착이 요구된다. 단
체급식에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급식관계자들과 고

객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볼 경우 군 급식에서는 급식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

고 있다고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본 연구 응

답자 중 많은 수가 군 급식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었

으며, 그 이유로서 개인의 기호를 미충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군 급식에서 급식자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묻는 질문에서 다수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서 수직적·보수적인 군대 문

화와 급식자의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고 답하

였다. 군의 특성상 임무수행을 위해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조되며, 이로 인해 군 급식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제시

와 불만사항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군 급식분야에 대해서 급식자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급식 지원부대는 급식자의 피

드백을 군 급식에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야할 것이다.  
둘째, 대학급식 등 민간급식의 트렌드를 연구하여 군 

급식의 맛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군 급식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입맛과 취향에 맞는 음식 

제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학급식과 비교하여 군 

급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맛과 다양성, 음

식의 양이었다. 대학급식의 경우 20대 대학생들의 요구도

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메뉴에 반영하여 급식 만족

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군 급식의 메뉴 다

양화에 관한 추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군 급식 소비자

인 의무복무 장병의 대부분은 학교급식과 대학급식에 익

숙한 세대라는 것을 인식하여 대학급식과 학교급식을 벤

치마킹하고 20대 장병들의 취향과 입맛을 연구하여 군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급

식과 비교한 군 급식의 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전

역 후 기간이 길지 않은 대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선택하

여 대학급식과 비교한 군 급식 관련 사항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고, 민간급식과 비교한 군 급식의 만족

도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군 급식의 만족도 향상방안과 개

선사항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군 

복무시 복무기관이 대부분 육군으로서 각 군별 급식 특성

에 대한 분석이 불가하였고, 설문 대상자가 대학생으로서 

군 복무시 계급이 대부분 병사로서 계급별 급식 만족도에 

대한 분석이 불가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군 급식은 

각 군별 급식비는 동일하나 인력운영·식단운영·급식환경 

등 각 군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고 계급에 따른 급식환

경도 상이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군별, 계급별로 분류하

여 조사한다면 각 군과 계급에 따른 세부적인 특징이 파

악되어 군 급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주제어: 급식, 군 급식, 대학급식,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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