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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는 신장의 급성장

과 체중의 증가 등 특징적인 신체적 변화와 함께 이차 성징의

변화가 나타난다. 사춘기 시작 연령과 사춘기의 성성숙도 진행속

도는 인종, 유전적인 요인, 사회경제수준, 양상태 및 보건수준

등에 의해 향을 받는데, 서양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청소년

기의 평균 신장 및 체중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증가함과 동시에

성성숙시기도 점차 빨라지는 추세로 보인다. 국내 청소년의 성성

숙도에 관해 1980년 후반부터 1990년대에 몇몇 연구
1-6)
가 이루

어졌으나 2000년대 이후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사춘기 조숙증 혹은 사춘기 지발증 등이 병적 원인 뿐만

아니라 병적이 아닌 정상변이(normal variation)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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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timing of sexual maturation and secular

trends of menarchial age in Korean adolescents.

Methods : Nine hundred eighty two school students and 119 university female students were in-

cluded. Tanner's pubertal assessment method was applied using a self-assessment sheet with pic-

tures for their developmental stages. A medical checkup database from 1,156,022 women was also

used to analyze the age of menarche from the year 1900 to 1980.

Results : Onset of puberty was at 11.3±1.3 years(y) in girls and 12.1±1.5 y in boys and total pu-

bertal duration was 3.6 y in girls and 3.3 y in boys. Height at the onset of puberty was 146.1±7.9

cm in girls and 152.7±9.8 cm in boys. Weight at the onset of puberty was 39.3±6.9 kg in girls and

47.7±14.4 kg in boys. The mean age of menarche was 12.0±1.0 y and mean age at nocturnal emis-

sion was 12.3±1.8 y. By age ten, 3.0 percent of girls experienced menarche, which increased to 41.1

percent by age 12, and 98.0 percent by age over 15. By SMR 2 breast stage, 18.2 percent of girls

experienced menarche, which increased to 66.1 percent and 91.7 percent by SMR stages 3 and 4,

respectively. By SMR 2 pubic hair stage, 52.0 percent and by SMR 3, 93.8 percent of girls experi-

enced menarche. While the menarchial age of women born around 1980 was 12.4±1.1 y, the menar-

chial age of women born around 1990 was 12.0±1.1 y. Age at menarche has been advanced approxi-

mately by 2 years between 1900 and 1980 birth cohorts.

Conclusion : There was a downward secular trend in pubertal timing. Age at menarche has been

advanced by 2 years during the last 80 years. Further large scale, prospective studies, including in-

spection by specialists, are needed to provide reference data for pubertal timing in Korean adoles-

cents. (Korean J Pediatr 2006;49:6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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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정서적 문제 혹은 최종 성인신장에 미치는 부정적 향

때문에 사춘기 시기를 조절하는 치료에 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성숙 진행 단계에 관한 최근 표준

자료가 없어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기 어렵고 실제적 치료의

시기 설정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성숙 진행 단계를 알아보고

특히 성성숙의 객관적 지표인 초경연령의 장기간 변화 추세를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1. 대 상

청소년기의 남녀별 성성숙도 단계를 알아보기 위해 2002년도

에 서울 및 경기도 내의 건강한 초등학교(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총 982명 및 대학교(1, 2, 3,

4학년) 여학생 총 119명 등 총 1,101명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시행하 다. 중, 장년기는 1993-1997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여성(1900년-1980년 출생) 총 1,248,497명 중 설문지를 통해 초

경나이에 응답을 한 1,156,022명을 대상으로 하 다(Table 1).

2. 방 법

사춘기 연령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초, 중, 고등학교를 방문

하여 학생들의 신체검사 (키, 몸무게 측정)를 시행한 후 Tanner

의 성성숙도 5 단계의 그림이 그려진 설문지를 통하여 자가 기

입식으로 평가하 다. 청년기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

하여 초경연령을 조사하 다. 중, 장년기는 정기 건강검진을 시

행받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시

작성한 설문지를 분석하 는데 특히 1993-1997년 사이에는 초

경나이를 10세 이하, 11-12세, 13-14세, 15-16세, 17세 이상 구

간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한 문항이 있어 본 연구는 이에 따라

초경시기를 출생 코호트별로 분석하 다.

3. 통계분석

SAS통계 프로그램(ver. 8.2)을 이용하여 통계를 분석하 으

며 연대별로 초경이 빨라진 정도를 수량화하기 위해 SAS

PROC GENMOD를 이용하여 multinomial cumulative logit

model 분석을 시행하 다.

결 과

1. 성성숙도 단계별 연령 및 신체적 변화의 순서

여자에서 유방발육이 시작되면서 사춘기가 시작되는 연령은

평균 11.3±1.3세 고, 남자에서 고환이 커지면서 사춘기가 시작

되는 연령은 12.1±1.5세 으며 남녀의 사춘기 시작시기의 차이

는 약 8개월이었다. 음모발달은 여자의 경우 사춘기 시작 약 1

년 후 나타났으며 성성숙의 총 변화기간은 여자는 평균 3.6년,

남자는 평균 3.3년이었다(Table 2).

Table 1. Distribution of Study Subjects

Grade Cases(male/femal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Middle to old aged women

Total

4

5

6

1

2

3

1

1

174(88/86)

179(89/90)

184(94/90)

150(71/79)

112(57/55)

113(55/58)

70(34/36)

119(0/119)

1,156,022

1,157,123

Table 2. Timing of Sexual Maturation

Tanner
stage

Girls Boys

Breast
stage(yrs)
mean±SD

Pubic hair
Stage(yrs)
mean±SD

Genital
stage(yrs)
mean±SD

Pubic hair
stage(yrs)
mean±SD

2

3

4

5

11.3±1.3

13.1±1.7

14.0±1.4

14.9±1.2

12.3±1.2

14.0±1.4

14.4±1.1

15.0±1.3

12.1±1.5

14.1±1.5

14.9±1.0

15.4±1.0

12.2±1.3

13.9±1.3

15.0±1.1

15.6±0.7

Fig. 1. Sequence of sexual maturational events.

Girls

B : breast stage, M : menarche PH : pubic hair stage

Boys

G : genital stage, PH : pubic hair stage, E : nocturnal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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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에서 성성숙도 단계는 유방발달(몽우리), 초경, 음모발

달 순서 으며, 평균 초경연령은 12.0±1.0세 다. 남학생의 성성

숙 단계는 고환크기 증가, 몽정, 음모발현 순서 으며 첫 몽정을

경험한 평균연령은 12.3±1.8세 다(Fig. 1).

2. 성성숙도 단계별 체격상태

사춘기가 시작될 당시 평균키는 여자 146.1±7.9 cm, 남자

152.7±9.8 cm, 체중은 여자 39.3±6.9 kg, 남자 47.7±14.4 kg

이었다. 특히 성성숙도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여자는 8.8 cm,

남자는 11.4 cm 신장이 증가하 고, 체중도 약 8 kg 정도 증가

하여 다른 단계보다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 성성숙이 마무리되는

4-5단계에서 신장 및 체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Table 3).

3. 연령별 유방, 생식기 및 음모 성숙 단계

여학생에서 9-10세 군에서는 유방의 성성숙도 2단계가 전체

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 으나, 11-14세 사이에는 3단계가 가

장 많은 분포를 보이다가 15세 이후에는 4단계 이후가 절반을

넘는 분포를 보이며, 음모의 성성숙도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늦

은 11-12세 경까지 1단계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나 13-14세

군에서는 3단계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 다. 남학생에서는 성기

의 성성숙이 9-10세군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춘기전 단계인 1단

계에 대부분이 속해 있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성성숙도

가 높아짐을 볼 수 있었으며, 음모의 경우, 성기 성성숙도보다

11-14세군 사이에서 단계의 변화가 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2).

4. 연령별 및 유방성숙 단계에 따른 초경률

10세는 3%(3/77명)만 초경을 경험하 으나, 12세에는 41.1%

(37/90명), 15세 이상의 여학생에서는 98%에서 초경을 경험하

다(Fig. 3). 성성숙 단계별로 본 초경률은 유방발달 2단계에서

18.2%(30/165명), 3단계에서 66.1%, 4단계에서 91.7%, 5단계에

서 100%에서 초경을 경험하 다. 음모발달 2단계에서 초경률은

52%이며 음모발달 3단계에서는 93.8% 초경을 경험하 다(Ta-

ble 4).

Fig. 2. Proportion of genital and pubic hair stages by age group in boys.

Table 3. Height and Weight in Relation to Pubertal Stages

Tanner
stage
(Breast/
Genital)

Girls Boys

Height(cm)
mean±SD

Weight(kg)
mean±SD

Height(cm)
mean±SD

Weight(kg)
mean±SD

2

3

4

5

146.1±7.9

154.9±6.7

159.2±6.1

159.3±5.8

39.3±6.9

47.5±8.4

54.3±8.9

54.5±11.4

152.7±9.8

164.1±7.9

169.0±5.1

170.6±3.2

47.7±14.4

55.2±15.0

60.5±11.9

6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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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경 시기의 변화추세

1) 1900-1980년 출생자의 초경연령 변화

초경 연령의 장기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 출생코호트에

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초경의 누적분포를 살펴보았다. 1900-

1909년대 출생자의 경우 15-16세까지 49.9%가 초경을 경험한

것에 비해, 1980-1989년대 출생자의 경우 13-14세까지 49.6%가

초경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80년간 평균 초경연령이 약 2년이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Table 5). Cumulative logit model에 의

해 두 집단씩 비교하여 한 집단의 대상자가 다른 집단의 대상자

에 비해 빠른 초경구간에 속할 오즈(odds)의 비를 추정하 다.

비교집단에 비해 1980년대 출생자들이 초경을 빨리 경험할 odds

의 비를 구해 보았을 때 1980년대 출생자는 1970년대생에 비해

초경을 빨리 경험할 확률이 1.2배 증가하 고, 1900년에 비해서

는 한 연령구간(2세) 이상 초경을 빨리 경험할 상대적인 가능성

은 11.2배 증가하 다(Table 6).

2) 최근 20여년간 초경시기 비교

여대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에서, 1980년 출생 여대생

의 평균 초경 연령은 12.3±0.7세, 1981년생은 12.2±0.9세, 1982

년생은 12.6±1.3세, 1983년생은 12.4±1.2세로서 대상군의 평균

초경연령은 12.4±1.1세인데 반하여 1990년대 이후 출생인 초,

중, 고등학생의 평균 초경연령은 12.0±1.0세로 나타나 초경의

조기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1963년생의 평균 초경 연령이 14.1

세, 1969년생이 13.7세인데 비해 1973년생의 경우 13.5세란 과거

연구
3)
와 비교할 때, 초경 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7

년의 국내보고 결과
5)
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Table 7).

고 찰

성성숙의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Tanner
7)
가 연구한 이

차성징 특성에 기초를 둔 성성숙 단계(Tanner stage)가 현재까

지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남자의 경우 음

모와 생식기의 발달을 각각 5단계로, 여자의 경우 유방과 음모

의 발달을 각각 5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사춘기 전의 상태를,

2단계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를, 5단계는 성인의 상태를 나

타낸다. 그런데 진찰에 의한 성성숙도의 측정은 청소년의 옷을

벗겨야 하므로 대단위 대상을 조사하는 현지조사에서는 활용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 단계를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간

단한 그림 또는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이 가장 가까운 단계를 표

시하는 자가 평가법이 개발되어 쓰이고 있는데, 비만여아의 경우

유방발달을 과다 평가하거나 남아의 경우 생식기 단계 및 음모

발달에 대한 과다평가 등의 부정확성이 우려되지만
8, 9)
실제 의

사의 진찰과 일치도를 분석할 결과 상관성이 0.48-0.91로 비교

적 높게 보고되어
10)
본 연구에서도 그림제시를 통한 자가 평가

를 통해 사춘기 단계를 분석하게 되었다.

사춘기의 발현 시기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1969-70년 Mar-

Fig. 3. Proportion of girls who had started menarche by age.

Table 5. Cumulative Percentage of Age at Menarche by
Birth Cohort

Birth year
Age at menarche

≤10 11-12 13-14 15-16 ≧17

1900-1909

1910-1919

1920-1929

1930-1939

1940-1949

1950-1959

1960-1969

1970-1979

1980-1989

0.32

0.17

0.08

0.15

0.22

0.35

0.42

0.48

0.51

1.26

0.76

0.52

0.61

1.04

2.42

3.97

4.12

4.76

9.95

8.72

8.62

9.40

15.63

31.12

46.69

45.48

49.60

49.92

45.86

45.90

44.33

56.46

78.22

93.58

93.94

97.2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Table 6. Odds Ratios for Advance of Menarche by Birth Co-
hort Comparison

Comparison
Odds
ratio

*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1980's vs. 1970's

1980's vs. 1960's

1980's vs. 1950's

1980's vs. 1940's

1980's vs. 1930's

1980's vs. 1920's

1980's vs. 1910's

1980's vs. 1900's

1.2

1.2

2.7

8.0

13.8

13.2

13.2

11.2

1.08

1.05

2.40

7.10

12.25

11.73

11.66

9.22

1.36

1.32

3.03

8.95

15.45

14.83

14.89

13.49

0.001

0.006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
Estimated by multinomial cumulative logit model

Table 4. Percentage of Menarche Experience by Tanner
Stage

Tanner stage

Girls

Breast stage
%(cases)

Pubic hair stage
%(cases)

2

3

4

5

18.2(30/165)

66.1(111/168)

91.7(88/96)

100.0(21/21)

52.0(51/98)

93.8(120/128)

95.0(56/59)

10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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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과 Tanner
11, 12)
에 의해 여자는 11.5세, 남자는 11.6세로 보

고되어 오랜 기간 이 결과가 표준처럼 인용되었는데, 1997년 미

국에서 17,000명 이상의 대단위 연구[Pediatric Research in Of-

fice Settings(PROS)]에서 백인여아의 사춘기 시작은 10.0세
14)
,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NHNES

III)라는 대단위 연구에서 백인 남아의 사춘기 시작 시기는 11.1

세로 보고되는 등 특히 여아의 사춘기 시작시기가 매우 앞당겨

졌다는 보고가 있으나
13)
사춘기가 너무 빠른 이 결과의 정확성

에 대해서 반박하는 주장도 있다. 10여년 전 보고된 국내 연구
4)

에서 여자는 11세, 남아 12.7세라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

구의 결과는 여자는 11.3세, 남자는 12.1세로서 이전의 국내연구
4)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고 아직 최근 외국보고만큼 사춘기 시

작연령이 빨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녀의 사춘기 시작시

기의 차이는 8개월이었는데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6-8개월 정도

사춘기가 일찍 시작한다는 외국의 결과
16-18)
와 비슷하 다. 사춘

기 동안 신체적 변화의 순서는 Marshall과 Tanner
12, 13)
에 의하

면 남자의 경우 생식기 2단계, 생식기 3단계, 음모 2단계, 생식

기 4단계, 음모 3단계, 음모 4단계, 생식기 5단계, 음모 5단계 순

이라고 하 으며, 여자의 경우는 유방 2단계, 음모 2단계, 유방

3단계, 음모 3단계, 음모 4단계, 유방 4단계, 음모 5단계, 유방 5

단계이라 하 다. 본 연구에서 음모발달은 여자의 경우 유방발달

약 1년 후인 12.3세경 나타나 과거의 국내연구나 외국의 결과와

비슷한 수치를 보 으나
6)
남자의 경우 음모의 발현이 너무 빠른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결여되며 의사의 시진을 통한 대단위

대상의 추후연구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Tanner의 보고에서

는 초경이 breast stage(B) 5와 pubic hair stage(PH) 5 사이

에 있었던 것에 비해 본 조사에서는 초령이 B 2와 PH 2 사이

에 있어서 상당히 성성숙 발달 초기에 있었다. 성성숙의 총 변

화기간은 여자는 평균 3.6년, 남자는 평균 3.3년으로서 Hong 등
4)
의 연구와 비교할 때 사춘기 시작 시기는 비슷하나 전체 사춘

기 성성숙 기간은 단축됨을 알 수 있었다.

성성숙도 단계에 체격상태는, 성성숙도 2단계 즉 사춘기가 시

작될 당시 키는 여자 146.1 cm, 남자 152.7 cm로서 10여년 전

국내보고
6)
인 여자 140.7 cm, 남자 151.5 cm와 비교할 때 특히

여자의 키가 크게 관찰되었다. 성성숙도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여자는 8.8 cm, 남자는 11.4 cm 신장이 증가하여 다른 단계보

다 큰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성성숙이 마무리되는 4-5단계에서

신장 및 체중은 큰 증가가 없었다. 성성숙이 마무리 되는 5단계

의 신장은 남녀 각각 170.6 cm, 159.3 cm로 과거 연구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사춘기 3-5년의 기간 동안 성호르몬과 성

장 호르몬에 의해서 성장의 급증이 이루어지는데
18)
최고 성장

속도는 남자는 성성숙 3-4단계에서, 여자는 성성숙 2-3단계에

Table 7. Previous Studies on Menarchial Ages in Korean Adolescents

Reference Year Subject Cases No.

Ha, et al.(Ref 2) '90 Middle school Grade 1-3 3,997 Tanner Age(y) % of menarche

2

3

4

5

13.0±1.2

13.5±1.7

13.9±1.8

14.4±1.3

51.6

88.5

97.4

100.0

Hong, et al.(Ref 3) '93 University student 7,761 Birth year Menarchial age mean age : 13.7 y

'63

'69

'73

14.1 y

13.7 y

13.5 y

Hong, et al.(Ref 4) '94 Elementary S. Grade4-

High School Grade 2

6,586

Tanner

Mean menarchial age : 12.8 y

Girl Boy

Breast Pubic hair Genital Pubic hair

2

3

4

5

11.0 y

12.6 y

14.2 y

15.7 y

12.9 y

14.2 y

15.1 y

16.0 y

12.7 y

14.2 y

15.4 y

16.1 y

13.2 y

14.4 y

15.6 y

16.0 y

Kim, et al.(Ref 5) '97 Middle school Grade 1-

High school Grade 3

4,786 Mean menarchial age : 12.4 y

12 y

14 y

16 y

18 y

20 y

11.4±0.7 y

12.2±0.9 y

12.3±0.9 y

12.8±1.1 y

13.2±1.1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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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13, 18)
. 본 연구는 단면적 연구로서 각 단

계의 신체 계측치는 이미 그 단계에 들어선 대상의 평균이기 때

문에 개인의 종적인 관찰을 통한 성성숙 단계별 성장속도와는

오차가 있고, 연구의 대상인원이 많지는 않아 명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본 결과는 최근 여아가 사춘기가 시작될 당시 체격

은 크지만 사춘기 중, 후반이 되면 거의 자라지 않는 체격성장

의 조기화를 시사하 다.

남자의 성성숙도는 객관적으로 고환의 크기변화를 직접 측정

할 수 없고, 변성기의 경우에도 서서히 진행되어 시기를 잘 기

억하지 못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첫 몽정 경험연령을 알아보았는

데, 첫 몽정연령이 초등학교 5학년 연령인 12.3세로 나타나 매우

빠른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결과 역시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으

리라 생각된다. 반면, 여아에서 처음 유방이 발달되는 단계는 비

교적 객관적이며 여자의 초경 시기는 매우 정확하여 성성숙 진

행단계를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

는 여자의 초경시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 다. 연령별 및

유방성숙 단계에 따른 누적 초경확률은 국내연구
2)
에서 유방발달

이 2단계일 때에 51.6%, 3단계 88.5%, 4단계 97.4%, 5단계 100

%의 여중생들에게 월경이 있었다고 보고가 있으나 당시 대상군

은 여중생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알려진 외국보고
11)

인 유방발달이 2단계일 때에 10%, 3단계 30%, 4단계 90%, 5단

계 100%에 비해 너무 빠른 것으로 보고되어 우리나라의 여자의

평균을 대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유방발

달 2단계에서 18.2%, 3단계에서 66.1%, 4단계에서 91.7%, 5단

계에서 100%에서 초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외국의

보고와 비교적 유사하 다. 연령별 초경률은 초등 3학년경(10세)

에 3%만 초경을 경험하 으나, 초등 5학년경(12세)에 41.1%나

초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모발달에 따른 초경률을 보

면 음모발달 2단계에서 초경률은 52%이며 음모발달 3단계에서

는 93.8% 초경을 경험하므로, 초등학교 5학년경, 혹은 음모가

발달하면 초경률이 반 정도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경

시작시기는 유전적 요인이 50-80%를 차지하나 환경상태도 매우

중요하며 생활의 발전, 양상태 향상, 질병조절, 향상된 건강관

리, 세계 온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초경연령이 조기화되고 있다
19-21)
. 임계 체중, 임계 지방축적량, 또는 임계 지방-근육비에 도

달하면 이것이 중추신계의 억제기능과 사춘기의 증가된 부신과

성선스테로이드로 인해 성장과 지방축적이 촉진되며 성선축이

활성화된다는 견해가 있고 특히 비만에서 증가된 렙틴이 사춘기

의 시작의 신호역할을 하며, 환경호르몬 등도 사춘기의 조기화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
. 초경연령에 관해 Tan-

ner
7)
는 2차대전이 끝난 1940-1950년대에 국의 청소년을 대상

자로 조사하여 10년에 3-4개월의 초경연령의 조기화를 관찰할

수 있다고 예견하 다. 서구에서는 지난 150년간 매 10년마다

2-3개월의 초경의 조기화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23, 24)
. 미국 및

유럽의 여자 초경 연령은 19세기에 17세이었으나 1877년의 보고

에서 14.7세로 감소되었으며
18)
최근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12.2-

12.9세 정도로 보고되어 안정 추세에 있다
19, 25-27)

. 본 연구의 결

과, 우리나라는 190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약 80년간

초경연령은 약 2년간 빨라졌으며, 그 속도는 1940-1960년생에서

가장 급속하게 변화하 으며 1970년 이후 빠른 경제성장으로

양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은 초경연령의 조기화를 가속시

킬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다. 1980년대 출생자는 1900년대 출

생자에 비해 초경을 빨리 경험할 상대적인 가능성이 11.2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20여년간의 국내 연구결과

를 종합해 보면 Hong 등
3)
의 연구에서 초경연령은 1963년생이

14.1세 고 1969년생이 13.7세, 1973년생이 13.5세로 초경이 조

금씩 빨라지는 추세 고, Kim 등
5)
의 연구에서도 대상 연령별로

초경의 조기화가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1980년대 출생 대학

생의 초경 연령은 12.4±1.1세인데 반하여 1990년대 이후 출생

인 초, 중, 고등학생의 평균 초경연령은 12.0±1.1세로 나타나 초

경의 조기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선진외국의 최근 연구에서,

유방 발달 등 사춘기의 시작 연령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초경

연령은 감소하다가 최근 안정추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사회경제

문화 및 양상태가 선진외국과 다를 바 없이 발전된 한국의 경

우, 여자의 초경연령이 지금까지는 감소되는 추세 으나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인지, 외국과 같이 다소 안정추세에 있

을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단면적 연구이며, 성성숙도를 스스로 평가한 제한

점은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성숙 시기를 분석함과

동시에 115만명 이상의 대규모 대상을 통해 지난 약 1세 기간의

우리나라 여성의 초경연령의 조기화 추세를 확인한 최초연구로

서 그 의의를 가지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춘기 단계의 표준치

를 설정하고 사춘기의 조기화의 기전을 밝히며 사춘기의 조기화

현상이 향후 계속 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의 시

진과 체지방 측정이 추가된 대규모의 장기적 전향 연구가 필요

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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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2년도 국립독성연구원의 용역연구개발사업 지

원으로 수행된 “한국 청소년의 성성숙 시기 및 관련인자 연구”

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

요 약

목 적:우리나라 청소년의 성성숙 시기를 알아보고, 특히 성

성숙의 객관적 지표인 초경연령의 장기간의 변화추세를 알아보

고자 하 다.

방 법: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남녀 총 982명

및 여대생 119명을 대상으로 Tanner의 사춘기 단계를 확인하며

초경연령을 알아보았고, 중, 장년 여성 115만 6천 22명의 건강검

진 설문지를 통하여 1900년에서 1980년까지 초경 연령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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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초경연령의 장기간의 변화를 분석하 다.

결 과:사춘기가 시작되는 연령은 여자는 11.3±1.3세, 남자는

12.1±1.5세 으며 성성숙의 총 변화기간은 여자는 평균 3.6년,

남자는 3.3년이었다. 사춘기가 시작될 당시 평균키는 여자는

146.1±7.9 cm, 남자는 152.7±9.8 cm 고 체중은 여자는 39.3

±6.9 cm 남자는 47.7±14.4 kg 다. 여자의 평균 초경연령은

12.0±1.0세 고 남자에서 몽정을 처음 경험한 연령은 12.3±1.8

세 다. 연령별 초경률은 10세에는 3%, 12세에는 41.1%, 15세

이상의 여학생에서는 98%에서 초경을 경험하 다. 성성숙도별

초경률은 유방발달 2단계에서 18.2%, 3단계에서 66.1%, 4단계에

서 91.7%에서 초경을 경험하 으며, 음모발달 2단계에서 초경률

은 52.0%이며 음모발달 3단계에서는 93.8% 초경을 경험하 다.

1900년대 출생자의 경우 15-16세까지 약 50%가 초경을 경험한

것에 비해 1980년대 출생자의 경우 13-14세까지 약 50%가 초

경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1900-1980년 기간동안 초경연령은 약

2년 정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출생인 대학생의

경우 평균 초경연령은 12.4±1.1세인데 반하여 1990년대 이후

출생인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평균 초경연령은 12.0±1.0세로

나타나 초경의 조기화 경향이 있었다.

결 론:남녀 모두에서 성성숙 단계는 점차 빨라지며 특히 초

경연령은 지난 80여년간 약 2세 가량 빨라졌으며, 현재의 여학

생들에서는 더욱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어 12세까지 41%가 초경

을 경험하 다. 한국 청소년의 사춘기 시기에 관한 참고치를 설

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시진이 포함된 대규모 전향연구가 추

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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