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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아 발육 표준치는 소아들의 양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러

한 성장 표준치들이 파급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1965년

과 1975년에 대한소아과학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사업으로,

1985년에는 대한소아과학회 사업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소아 계

측치를 측정하여 소아발육 표준치를 만들었으며, 1998년에는 대

한소아과학회와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전국 10만 여명의 자

료를 분석하여 새로운 정상 표준 소아 발육 곡선뿐만 아니라 비

만 등 양 상태의 계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표와 발육곡선

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하지만 외국에서 시행된 조사들은 아

기 동안 모유수유를 한 소아와 그렇지 않은 소아들 사이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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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1, 2)
. 즉, 모유수유아의 평균

체중은, 6-8개월 사이에 표준치보다 떨어지기 시작하여 12개월

까지 계속적으로 낮은 상태라는 것이다
3)
. 하지만 모유수유아의

느린 성장이 아기 사망률, 활동력, 행동 발달 등에 해로운

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4-6)
. 따라서, 모유수유아들의 체중 증가가

소아 표준 발육치보다 느린 것은 정상이라고 결론짓고
3, 7-9)

새로

운 성장 곡선을 작성하여 아기 동안 계속적인 모유수유를 권

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저자들은 본원 육아상담실을 방문한 소아들을 대상으로

수유방법 등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생후 첫 12개월간

의 성장치들을 토대로 모유수유아와 분유수유아의 성장 패턴을

도식화 하 다.

대상 및 방법

1. 대 상

2004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본원 육아상담실을 방문하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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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growth pattern of breast fed and formula fed

infants in the first 1 year of life.

Methods : Anthropometric data(weight, length, head circumference) of at birth, 1, 3, 6, 9 and 12

months were collected by chart review an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ere collected by question-

naires. Among 358 infants, breast fed infants were 161(84 males, 77 females) and formula fed infants

were 90(42 males, 48 females). Neither group was given solid foods before 4 months. The weight

for age, length for age and head circumference for age were calculated. Breast fed infants were sep-

arated into 2 groups(breast fed for 4-11 months and breast fed for more than 12 months).

Results : Characteristics of infants and mothers were similar in both groups except for maternal

age. Mean weight of breast fed group was lower than that of formula fed group at 12 months of

age(male : P=0.004, female : P=0.004). However, mean weight of 12 months breast fed group was

below formula fed groups weight at 9 and 12 months(P<0.05). Mean length and head circumference

were similar between groups.

Conclusion : The growth indices of breast fed and formula fed infants are similar at birth, but

weight curves of two groups differ in the first 1 year. (Korean J Pediatr 2005;48:1055-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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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에서 48개월 사이의 소아들 중 출생시와 1, 3, 6, 9, 12개

월 연령 각각의 신장, 체중, 두위에 대한 기록이 있는 소아들을

대상으로 하 다. 소아들은 모두 재태연령 37주에서 42주 사이

에 출생하 고, 출생체중은 2,500-5,000 g이었으며, 5분 Apgar

score가 7 이상이었다.

2. 방 법

조사방법은 본원 육아상담실을 방문한 소아의 보호자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수유방법과 관련된 인자들을 조사하

다. 소아들은 생후 4개월 동안의 수유방법에 따라 모유수유군,

분유수유군, 혼합수유군의 세 군으로 분류되었다. 모유수유군은

생후 최소 4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하 고 4개월 이내에는 분유

수유를 한 적이 없는 경우로 정의하 고, 4개월 이전에 모유와

분유 두가지 모두를 수유받은 적이 있는 소아들을 혼합수유군으

로 하 다. 이들 중 모유수유군은 다시 4-11개월간 모유수유만

한 군과 12개월 이상 모유수유만 한 군으로 세분하 다. 모든

대상아들에서 이유식은 4개월 이후에 시작되었다. 설문지와 엄마

의 산과적 기록을 토대로 하여 엄마의 나이, 임신 전 체중, 키,

body mass index(BMI), 임신 중 체중 증가치, 학력 등의 정보

를 얻었고, 육아상담용 차트의 기록을 통해 소아의 출생 체중,

출생 순서, 분만 방법 등의 자료를 수집하 다. 신체계측치는 육

아상담용 차트에 기록되어 있는 신장, 체중, 두위를 이용하 는

데, 출생시와 1, 3, 6, 9, 12개월 각각의 값들을 비교 분석하 다.

자료의 분석은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다. 둘째, 성별

에 따라 모유와 분유를 먹은 유아간의 체중, 신장, 두위의 차이

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test)과 교차분석 χ
2
(p)을 실시하

다.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고, P<0.05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결 과

1. 연구대상의 특징

총 358명의 대상들 중 모유수유군은 161명(45.0%), 분유수유

군은 90명(25.1%)이었고 나머지는 혼합수유를 하 다. 모유수유

군 중에서도 4-11개월간 실시한 군은 78명(48.4%), 12개월 이상

실시한 군은 83명(51.6%)이었다.

대상의 성별은 남아가 183명(51.1%), 여아가 175명(48.9%)으

로 유사한 분포를 보 다. Table 1은 대상의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다. 모유수유군과 분유수유군간에 출생체중, 남녀 성비, 출생순

서, 분만 방식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부모의 신

장, 엄마의 임신 전 체중과 BMI, 임신 중 체중 증가, 학력 등에

서도 차이가 없었으나 분만 당시 엄마의 연령의 경우 분유 수유

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2).

2. 수유방식에 따른 체중 증가 패턴

Table 2는 남녀 각각에서 모유수유아와 분유수유아의 생후

1년간 체중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남아의 경우 출생체중은 분

유수유군의 3.29 kg에 비해 모유수유군에서 3.43 kg으로 더 높

았고(P=0.04), 이후로도 6개월까지는 모유수유아의 체중이 더

높게 지속되었다(P<0.05). 하지만 9개월부터는 역전되어, 유의한

Table 2. Weight(kg) of Breast Fed and Formula Fed Infants in the First Year of Life

Age
(months)

Male Female

Breast fed(n=84) Formula fed(n=42) P value Breast fed(n=77) Formula fed(n=48) P value

0

1

3

6

9

12

3.43±0.36

4.60±0.56

7.03±0.73

8.78±0.97

9.37±1.04

9.98±1.07

3.29±0.40

4.37±0.56

6.66±0.54

8.44±0.75

9.63±0.82

10.53±0.83

0.04

0.04

0.005

0.04

0.16

0.004

3.26±0.33

4.32±0.46

6.34±0.64

7.95±0.94

8.92±1.02

9.61±1.20

3.26±0.30

4.33±0.44

6.46±0.62

8.16±1.04

9.27±1.07

10.67±1.24

0.88

0.93

0.34

0.24

0.07

0.004

*Mean±SD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
Breast-Fed
(n=161)

Formula-Fed
(n=90)

P
value

Birth weight(g)*

Infant sex(% male)

Birth order(%)

1st

2nd

3rd

4th

Delivery(% vaginal)

Maternal age(yr)*

Maternal height(cm)*

Paternal height(cm)*

Prepregnancy body wt.(kg)*

Prepregnancy BMI(kg/m
2
)*

Pregnancy weight gain(kg)*

Maternal education(%)

college

high school

less than high school

3,328±356.44

84(52.2)

107(66.5)

44(27.3)

10( 6.2)

0

111(68.9)

29.2±3.32

161.8±5.12

174±4.82

53.9±7.14

20.6±2.53

13.7±4.78

104(64.6)

56(34.8)

1( 0.6)

3,276±345.05

42(46.7)

56(62.2)

30(33.3)

3( 3.3)

1( 1.1)

59(65.6)

30.4±4.61

160.8±4.56

173.7±5.07

52.6±5.66

20.4±2.37

14.1±5.54

55(61.1)

35(38.9)

0

0.12
0.40

0.31

0.28
0.02
0.14
0.69
0.15
0.51
0.60

0.63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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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아니지만 모유수유아의 체중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12개

월에는 모유수유아의 체중이 유의하게 낮아졌다(P=0.004). 여아

의 경우 출생체중과 1, 3, 6, 9개월의 체중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모유수유아의 체중이 계속적으로 낮았

고, 12개월에는 모유수유아의 체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

다(P=0.004).

3. 수유방식에 따른 신장 증가 패턴

Table 3은 각 그룹들의 신장을 비교하고 있는데, 남아의 경

우 모유수유아에서 출생시와 생후 1개월의 신장이 유의하게 높

았지만 이후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고 여아의 경

우도 6개월에 분유수유아의 신장이 약간 크게(P=0.04) 나타난

것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양 그룹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수유방식에 따른 두위 증가 패턴

Table 4는 두위를 비교한 것으로 남아의 출생당시 두위가 모

유수유아에서 더 높게 측정된 것 이외에는 남녀 모두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5. 모유수유의 기간에 따른 체중의 차이

수유의 방식과 아기 체중 변화 사이의 관련성을 좀 더 알

아보기 위하여, 모유수유 기간에 따라 모유수유군을 다시 4-11

개월간 수유한 군과 12개월 이상 수유한 군으로 세분하여 그래

프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183명의 남아와 175명의 여

아 각각의 평균 체중을 중간 표준값으로 하여 12개월 이상 모유

수유한 군, 4-11개월간 모유수유한 군 그리고 분유수유군의 생

후 1년간 체중을 z score로 나타내었다(Fig. 1, 2). 남아의 경우

12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군의 체중을 분유수유군의 체중과 비교

하 을 때 출생시와 1, 3, 6개월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생

후 9, 12개월에는 12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군의 체중이 유의하

게 낮았다(P=0.008, 0.0002). 반면, 4-11개월간 모유수유한 군의

체중을 분유수유군의 체중과 비교했을 때 생후 1, 3, 6개월에 더

높게 나타났고(P=0.04, 0.0008, 0.007), 출생시와 9, 12개월에 눈

Table 3. Length(cm) of Breast Fed and Formula Fed Infants in the First Year of Life

Age
(months)

Male Female

Breast fed(n=84) Formula fed(n=42) P value Breast fed(n=77) Formula fed(n=48) P value

0

1

3

6

9

12

50.05±1.63

55.59±2.09

62.74±1.93

69.22±2.16

73.41±2.27

77.28±2.38

49.40±1.83

54.46±2.20

62.29±1.93

68.83±2.05

72.88±1.96

76.58±1.98

0.04

0.006

0.21

0.34

0.20

0.10

49.05±1.30

54.30±1.86

61.22±2.11

67.18±2.10

71.84±1.89

75.70±2.20

49.26±1.48

54.75±1.79

61.32±1.59

67.95±1.85

72.28±2.18

76.17±2.86

0.42

0.18

0.78

0.04

0.24

0.31

*Mean±SD

Table 4. Head Circumference(cm) of Breast Fed and Formula Fed Infants in the First Year of Life

Age

(months)

Male Female

Breast fed(n=84) Formula fed(n=42) P value Breast fed(n=77) Formula fed(n=48) P value

0

1

3

6

9

12

34.34±1.22

37.37±1.20

40.86±0.98

43.82±1.07

45.37±1.22

46.43±1.14

33.88±1.21

36.98±1.03

40.59±0.86

43.77±1.07

45.25±1.14

46.21±1.46

0.04

0.07

0.14

0.81

0.59

0.36

33.89±1.02

36.69±0.94

39.82±0.97

42.73±1.03

44.38±1.03

45.47±1.07

33.93±0.95

36.64±0.94

40.36±3.01

42.87±1.02

44.53±1.17

45.61±1.28

0.85

0.80

0.14

0.45

0.47

0.51

*Mean±SD

Fig. 1. Weight for age z scores of male breast fed(12 months,
4-11 months) and formula fed 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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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05). 여아의 경우, 12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군의 체중은 출생

시부터 생후 6개월까지는 분유수유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가

(P>0.05) 생후 9, 12개월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체중을 보 으나

(P=0.03, P=0.002) 4-11개월간 모유수유한 군의 생후 1년간 체

중을 분유수유군과 비교했을 때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P>0.05).

고 찰

발육 표준치는 소아들의 양을 평가하기 위해 전세계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1970년대에 널리 파급되기 시작했

을 때, 각각의 나라에 대한 개별적인 성장 표준치들이 개발되어

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성장 표준치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여기에서 후자가 승리함으로써 미국의

NCHS(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성장 표준치가

WHO(the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의해 채택되어 국제적

으로 사용되기에 이르 다. 하지만 1950년대 분유의 보급으로

인해 낮아졌던 모유수유율이 1970년대 후반 WHO와 UNICEF

와 같은 국제 기구들의 모유수유 장려로 인해 증가하기 시작하

면서 새로운 성장 표준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NCHS 성

장 표준치의 대상들은 주로 분유수유아들 이었고 WHO가 추구

하는 것은 자신들의 모유수유 권장 사항과 일치하는, 생후 4-6

개월간 모유수유만으로 성장한 소아들의 성장 표준치 기 때문

이다
7)
. 우리나라의 모유수유 실태는 외국과 좀 달라서 모유수유

율이 1970년 99.7%
10)
로 높았고 1978년 42.8%

11)
, 1979년 30.4

%
12)
, 1981년 28.5%

13)
, 1986년 46.4%

14)
, 1993년 16.9%

15)
로 보고

되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 으나 UNICEF와 WHO가 모유

수유 권장을 위해 1992년 4월부터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baby friendly hospital initiative) 운동을 시작하 고 우리나라

도 여기에 편승하여 각 보건소와 병원의 의료 요원들을 대상으

로 모유 수유 훈련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모

유수유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유수유

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모유수유와 성장에 대한 의문을 가

지는 부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소아 발육 표준치에 비해 발

육이 부진한 모유수유아의 성장에 대해 상담해 주어야 하는 경

우를 가끔 접하게 되었다.

아기에 있어서 모유 양은 양적, 면역학적 및 심리적으로

우수하며 알레르기나 질병의 발생률을 낮추고 경제적이며 미숙

아에게도 유리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

진 사실이지만
16-19)
, 생후 수개월간 모유수유만 했던 소아들의 성

장이 아기 동안 표준 발육치 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

게 됨으로써 많은 여성들이 모유를 조기에 중단하거나 이유식을

조기 도입함으로써 아의 건강과 양 상태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3)
. 하지만 수유 방식과 0-5세 사이의 성장

을 연구했던 이전의 연구는 모유수유아의 성장 정체가 12-23개

월경에 사라지고 이후에도 성장 패턴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

었고
8)
, 그 외에도 수유방식에 따른 12개월 이후의 성장을 연구

한 결과에 의하면 분유수유와 비교했을 때 모유수유가 소아의

성장에 장애를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 다
20)
. 또

한 수유방식이 아의 지능과 운동발달에 향을 미치지는 않았

다
6)
. 이러한 사실은 성장 표준치가 현재 권장사항에 따라 수유

되고 있는 소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Dewey 등
3)
은 연구 대상을 모유수유군(생후 1년간 모유수유

를 계속했으며 분유는 하루에 120 mL 이상 먹이지 않음)과 분

유수유군(모유수유를 한 적이 없거나 생후 3개월 이전에 모유를

끊음)의 두 군으로 나누어 생후 12개월간 그들의 체중, 신장, 두

위를 비교하 는데 이 연구에서 3개월까지는 두 군의 체중 증가

속도가 유사하 으나 나머지 기간에서 모유수유아의 성장이 정

체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두 군 사이에서 신장과 두위의

증가 속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Victora 등
7)
은 모유수유군(생후 4-6개월간 모유수유만 하고

이후에는 모유와 이유식을 병행함)만 대상으로 모집하여, 생후 1

년간의 체중과 신장을 대부분의 대상들이 분유수유아 던 기존

의 NCHS 성장 표준치와 비교하 다. 이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군의 체중은 첫 6개월간 NCHS 성장 표준치보다 더 많이 증가

되었으나 이 후 6개월 동안에는 급격한 감퇴를 보 다.

Agostoni 등
9)
은 연구 대상을 모유수유군(생후 4개월 이상 모

유수유만 했던 아들로 이후의 수유방법은 고려하지 않음)과

분유수유군(모유수유를 한 적이 없음)으로 나누어 그들의 체중

과 신장을 비교하 다. 앞의 두 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생후 6-12개월 사이에 두 군간의 체중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모유수유군으로 부터 12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한 군을

추출해 내어 분유수유군과 비교했을 때 이전의 연구들과 일치하

는 결과를 보 다.

Fig. 2. Weight for age z scores of female breast fed(12
months, 4-11 months) and formula fed 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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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소아들을 모유수유군과 분유수유군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는 출생시부터 생후 9개월경까지는 모유수유아의 체

중이 더 많이 나가거나 두 군의 체중차가 없고 12개월에는 모유

수유아들의 체중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나, 모유수유기간

을 세분하 을 때는 좀 다른 패턴을 보 다. 즉, 12개월 이상 모

유수유한 소아들의 평균 체중을 분유수유아와 비교했을 때는 남

아와 여아 모두에서 생후 9, 12개월에 통계적으로 낮은 체중 분

포를 보 지만 4-11개월간 모유수유를 한 소아의 체중을 분유수

유아와 비교했을 때는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거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 다.

Dewey 등과 Victora 등의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은 모유

수유군의 선택 기준이었다. 즉, 앞의 두 연구들에서 모유수유군

은 모유수유의 기간과 상관 없이 분유수유는 거의 혹은 전혀 하

지 않았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생후 4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한

경우는 이후에 분유수유를 했더라도 모두 모유수유군으로 분류

하 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분류한 12개월 이상

모유수유만 한 군이 이전 연구들의 모유수유군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4-11개월간 모유수유를 한 군은 모두 모유

를 끊음과 동시에 분유를 시작하 기 때문에 이후에 분유수유군

과의 체중 차이가 없었고 12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한 군에서는

모유를 끊고 난 이후에 분유를 시작한 경우가 거의 없었으므로

분유수유군과 의미 있는 체중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대

상의 수가 358명으로 크지 않았고, 후향적인 연구 기 때문에

소아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육아상담실을 방문하는 빈도가

낮아지면서 12개월 이후에는 정기적인 신체 계측이 불가능한 경

우가 많았고 이는 12개월 이후의 성장 곡선을 만들어내는데 있

어 장애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수유방법 이외에 이유식의 도입

시기가 아기 성장 패턴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지만 본 연구가 후향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보호자들

이 이유식 도입시기를 회상해 내는데는 한계가 있었고 이유식의

종류나 횟수, 아가 이유식을 잘 먹었는지의 여부 등을 결정하

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모호하여 연구에서 제외하

다. 좀 더 의미 있는 우리나라 모유수유아들의 성장 곡선을 만

들기 위해서는 좀 더 큰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면서 12개월 이

후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유식이 유아

기 성장에 미치는 향까지 평가하기 위해서 이유식의 종류와

방법 등을 미리 교육한 후 전향적인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

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목 적:모유수유아와 분유수유아의 생후 첫 일년간의 성장

패턴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방 법:의무 기록지를 통해 출생시, 1, 3, 6, 9 그리고 12개월

의 신체 계측치(체중, 신장, 두위)가 수집되었고, 설문 조사를 통

해 대상의 특징들이 모아졌다. 358명의 소아들 중 모유수유아는

161명(남아 84명, 여아 77명)이었고, 분유수유아는 90명(남아 42

명, 여아 48명)이었다. 두 군 모두에서 4개월 이전에는 이유식을

공급하지 않았다. 각 연령별 체중, 신장, 두위가 계산되었다. 모

유수유군은 다시 두 군(4-11개월간 모유수유를 한 군과 12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한 군)으로 세분되었다.

결 과:엄마의 연령을 제외하면 대상의 특징들은 두 군에서

유사하 다. 모유수유군의 평균 체중은 12개월에만 분유수유군

보다 낮게 측정되었다(male : P=0.004, female : P=0.004). 하지

만, 12개월 이상 모유수유만 한 군의 평균 체중은 9개월과 12개

월에 분유수유군 보다 낮았다(P<0.05). 평균 신장과 두위는 두

군에서 유사하 다.

결 론:모유수유아와 분유수유아의 성장 지표들은 출생시에는

유사하나 생후 첫 일년간 두 군의 체중 곡선이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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