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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reanalyze energy and nutrient intakes of 2007 Korean Nutrition and Health Examination Survey 
(KNHANES) using CAN-Pro 3.0, a commonly used nutrient analysis software in Korea. Food items and their codes 
were selected from 2007 KNHANES dietary intake file and converted to food codes of CAN-Pro 3.0 nutrient database 
(NDB). Of the 1,324 total food items, 1,155 items were converted by direct matching, 123 items were matched using 
other items in CAN-Pro 3.0 NDB and 42 items were matched using external sources. Consumption frequencies of items 
converted by direct matching contributed 94.5% of total consumption. Nutrient intakes of 4,091 participants of 2007 
KNHANES, over 1 year old, were recalculated using CAN-Pro 3.0 NDB and compared with intakes in 2007 KN-
HANES dietary intake file. Intakes for energy and all nutrients except protein and Vitamin C calculated by two NDB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paired t-test (p < 0.001), but significantly correlated b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p < 0.001). Percent differences between the NDBs ranged from 0.3% to 15.1%, low for protein, energy, vitamin C, iron, 
vitamin B2 (below 5%) but high for phosphorus, retinol, vitamin A, and β-carotene (over 10%). Age group, sex, and 
their interactions significantly influenced six nutrients (p < 0.05). Intake levels of zinc, vitamin B6, vitamin E, folate and 
cholesterol were not available in 2007 KNHANES but were calculated by CAN-Pro 3.0. Mean intake levels of zinc, 
vitamin B6, vitamin E, and folate by age and sex groups revealed that some groups had mean levels below RI (Recom-
mended Intake) or AI (Adequate Intake) levels. Intake level of cholesterol was higher than the recommended level 
(below 300 mg/day) in some groups, especially males.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 the need for comparable 
and more comprehensive NDB to be used for dietary assessment of KNHANES and other researches. More rigorous 
evaluation of nutrients which have not been reported in KNHANES is needed. (Korean J Nutr 2009; 42(6): 577 ~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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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영양소 데이터베이스 (Nutrient DataBase: NDB)는 식

품에 함유된 영양소와 성분을 포함하는 자료로 식이섭취 조

사에서 영양소 섭취를 계산하는 기본 도구로서 결과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식이섭취 조사에서 각 대상자가 섭취

한 음식과 식품들은 NDB에 들어있는 내용에 따라 영양소 

섭취 결과가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 

Bazzano 등1)은 1971~1975 U.S NHANES I (Natio-
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의 영

양소 섭취 결과와 1998년에 개발된 ESHA Food Proces-
sor를 이용한 NHANES I 영양소 섭취결과의 비교에서 두 

결과 사이에 높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보였으나 섭취량간의 차이는 다량영양소에서 1.0%에서 2.2%

까지 낮았던 반면 비타민 A, 비타민 C, 나트륨, 인과 같은 

미량영양소에서는 6.1%에서 11.2%까지 다소 높았다고 보

고하였다. Matsuda-Inoguch 등2)은 일본의 20대 초반 여

대생의 식이섭취 자료를 4차 표준식품성분표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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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1982)와 5차 표준식품성분표 (Resources Co-
uncil, 2000)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4차에 비하여 5차를 

이용하였을 때, 단백질을 제외한 다량영양소와 에너지는 3~ 

8%, 비타민 A는 20% 정도 높게 추정된 반면, 철분과 소

금은 각각 13%, 3% 정도 낮게 추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Vaask 등3)은 1997년에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

아에서 수행된 Baltic Nutrition Survey의 식품 섭취 결과

를 에스토니아에서 사용되는 Micro-Nutrica 영양 분석 프

로그램과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에서 사용되는 Russian Nu-
trition Food Composition Database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Micro-Nutrica DB로 계산하였을 때 에너지, 지방, 탄

수화물, 칼슘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낮게 추정되었다고 하였

고 (p < 0.001), 우리나라에서는 Hyun과 Han4)의 연구에

서 청주 지역 대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연속 3일간의 24

시간 회상법을 실시하여 식생활을 조사한 후 한국인 영양권

장량 6차 및 7차 식품영양가표를 이용하여 영양소 섭취를 

계산한 결과, 7차 개정판을 이용했을 때가 6차 식품영양가

표를 이용한 경우 보다 비타민A와 엽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가 낮게 추정되었다고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

들을 통해 영양소 섭취 평가 시 사용되는 NDB에 따라 섭

취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의 한 부분으로 실시되

는 영양조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표샘플에서 1일의 24

시간 회상법에 의한 식이섭취조사를 실시하여 영양소 및 주

요 식품 섭취실태를 평가하는 국가적인 조사로 우리 국민

들의 식생활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며 1998년 이

후 주기적으로 실시되다가 2007년부터 상시 조사로 실시

되고 있다.5) 현재 KNHANES에서는 식품섭취량을 영양소

로 환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부설 농촌생활연구소에서 발

간한 식품성분표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구축한 가공식품 영

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1970년에 식품 성분표 초판을 발행한 이

후로 국내외에서 새로 분석하였거나 편집 발간된 식품 분

석 치를 5년마다 개정해오고 있으며, 2006년도에 발간된 

식품성분표 7차 개정판에는 1부에 2,505종의 식품의 일

반성분, 주요 무기질과 비타민이 수록되어 있고, 2부에는 일

부 식품에서 1부에 포함되지 않은 7가지 비타민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판토텐산, 

엽산)과 아미노산, 지방산 및 콜레스테롤, 식이섬유소, 기타 

미량 성분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

용되는 모든 NDB의 기본 자료가 된다. 그러나 2부에 수록

되어 있는 식품이 한정되어 있어 현재 KNHANES에서는 

에너지와 총 15종의 성분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섬유소,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C, 비타민 A, 레티놀, 베타카

로틴, 칼륨, 칼슘, 인, 나트륨, 철)만이 계산되고 있으며 이

중 섬유소는 조섬유소이다. KNHANES 사용되는 NDB는 

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에서 개발해왔으며 외부에 공

개되지 않아 다른 연구나 사업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영양학 분야 연구자들이 영양 

섭취를 계산하기 위해 많이 사용해 온 NDB는 한국영양학

회에서 식품성분표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다. 한국영양학

회에서는 식이섭취조사에서 많이 나오는 식품들을 선정하

고 그 이외의 가공식품, 조리식품 자료들을 문헌에서 발췌하

여 보완한 NDB를 만들어 제6차 및 제7차 한국인영양권

장량의 부록으로 발간하였으며 2005 한국인영양섭취기준 

발간 시에는 이를 CD로 제작하여 첨부하였다. 식이섭취조

사 결과 계산에 컴퓨터프로그램들이 사용되면서 NDB는 프

로그램개발에 가장 중요한 기본 자료이다. 한국영양학회에

서 개발한 CAN-Pro 3.0 (한국영양학회, 2006)6)에 이용된 

NDB는 제 7차 한국인영양권장량 (한국영양학회, 2000)부

록의 식품영양가표와 식품성분표 6차 개정판 (농촌진흥청, 

2001), 일본식품성분표 (일본 여자 영양 대학, 1997)등 총 

17개 문헌의 식품영양가표를 활용하여 구축 하였으며 KN-
HANES에서 분석되고 있는 15개의 영양소 이외에도 아연, 

비타민 B6, 비타민 E, 엽산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함량 자료

가 포함되어 있다.  

KNHANES 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을 대표하는 자

료로 인정되어 국민들의 영양소 섭취 실태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될 뿐 아니

라 연구자들이 조사한 결과의 비교자료로 사용된다. 그러

나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KNHANES에서 사용되고 

있는 NDB와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NDB가 서

로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07 KNHANES 식품 섭취 자료를 CAN-Pro 3.0 

NDB로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NDB

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의 차이를 평가하고, 현재까지 분석

되지 않은 일부 미량영양소 (아연, 비타민 B6, 비타민E, 엽

산,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 구 방 법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은 2007년도 KNH-

ANES에서 식품섭취 조사를 완료한 1세 이상 인구 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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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식이섭취조사자료 파일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2007

년 KNHANES에서 식이섭취조사 대상자는 남성 1,821명, 

여성 2,270명으로 총 4,091명이었으며 연령별 분포는 Ta-
ble 1과 같다. 2007 KNHANES 24시간 회상법 식이섭취

조사 자료 파일에서 섭취한 식품과 식품코드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파일을 만든 후 같은 식품들은 모두 합쳐, KNHA-
NES에서 섭취된 식품과 식품코드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렇게 하여 만들어진 파일은 총 1,324개의 식품과 각 식품

의 2007 KNHANES NDB 코드를 포함한 것이다. 
 

CAN-Pro 3.0 NDB에 포함된 식품의 KNHANES code화 
위에서 작성된 파일의 식품들은 2007 KNHANES 조사 

결과로부터 영양소 환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품들이므

로 CAN-Pro 3.0을 이용하여 2007 KNHANES 결과를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는 CAN-Pro 3.0 NDB에서 이 식품들

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CAN-Pro 3.0의 NDB

에서 해당 식품들을 찾아 2007 KNHANES code로 전환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많은 식품들은 두 NDB에 공통적

으로 들어있어서 직접 전환이 가능하였으나 2007 KNHA-
NES에서 추출된 일부 식품은 CAN-Pro 3.0에 들어있지 않

아 되도록 적합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전환하였다. 모든 식

품의 code전환 내용은 타 문헌7)에 수록되었으며 이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직접 전환(Direct matching) 

2007 KNHANES에서 추출된 식품 중 CAN-Pro 3.0 

NDB에도 포함된 식품은 직접 KNHANES 식품코드를 부

여하였다. 전체 1,324개의 식품 중 87.2%인 1,155개의 식

품에서 직접 전환이 가능하였다. 특히 일반적으로 많이 섭취

되는 식품들은 대부분 직접 전환이 가능하였으므로, 2007 

KNHANES 전체 식품섭취 빈도 중 이들 식품이 차지하는 

빈도는 94.5%에 달하였다.  
 

CAN-Pro 3.0 NDB의 자료를 활용한 대체 전환  

식품 중 CAN-Pro 3.0 NDB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

으나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문헌에 나타는 

방법들을 최대한 검토하여8,9)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

여 코드를 전환하거나 생성하였다.“머위, 데친것”,“머위, 

삶은것”과 같이 조리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 식품이 존재할 

경우에는 CAN-Pro 3.0 NDB에 코드를 새로 추가 하되, 영

양소 함량은 수분 함량을 이용하여 계산한 DB를 사용하였

다. 동일한 종 혹은 속에 속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계통 분류 

체계를 이용 하여 CAN-Pro 3.0 NDB의 식품으로 처리 하

였다. 식품 계통체계의 분류를 위해 해양수산연구정보포탈 

(National Fisheries Research Development Institute: 

NFRDI)10)과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Korea Biodiver-
sity information system)11)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였다. 

동일 혹은 타 회사의 유사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

하여 대체하였다. 유사제품이 여러 가지 존재할 경우에는 

1) 에너지와 다량영양소 함량의 유사성을 먼저 고려하였고 

2) 무기질 3) 비타민의 순으로 영양소 함량의 유사성을 고

려하여 대체하였다.12)“요구르트, 호상, 슈퍼100, 열대과

일”과 같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식품은 없으나“요구르트, 

호상, 슈퍼100, 딸기맛”과“요구르트, 호상, 슈퍼100, 복

숭아맛”과 같은 2개 이상의 유사 식품이 있을 경우에는 해

당 식품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8,9) 이러한 방법으로 대

체한 식품은 총 123종으로 전체 식품의 9.5%를 차지하였으

나 2007 KNHANES에 나타난 섭취빈도는 전체의 2.2%

였다. 
 

다른 자료 활용 

CAN-Pro 3.0의 NDB를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Table 1. Age distribution of subjects of 2007 KNHANES

Age range (years) 
 

1-2 3-5 6-8 9-11 12-14 15-19 20-29 30-49 50-64 65-74 75- Total 

Male 072 101 132 113 107 102 129 0,490 284 216 75 1,821
Female 047 089 118 110 082 100 181 0,715 408 285 135 2,270

Total 119 190 250 223 189 202 310 1,205 692 501 210 4,091
 
KNHANES: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able 2. Types of food matching of 2007 KNHANES foods to CAN-Pro 3.0 NDS foods

Description of matching Number of food (%) Consumption of frequencies in 2007 KNHANES (%) 

Direct matching 1,155 (87.2) 186,065 (94.5) 
Substitution by CAN-Pro 3.0 NDB data 0,123 (9.5) 004,219 (2.2) 
Substitution by other data 0,042 (3.2) 006,565 (3.3) 
Total 1,324 (100) 196,866 (100) 
 
KNHANES: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580 / 국민건강영양조사 재분석 CAN-Pro 3.0 

 

식품이 42종 있었으며 이 식품들은 외국의 자료와 제조회

사 등에 문의하여 식품코드를 생성하고 영양소 자료를 추

가하였다. 외국 자료로는 USDA Release 2113)을 검토하

여 식품의 특성(계통분류체계, 조리 상태, 영양소 함량 등)

을 고려하여 동일 식품인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새 코드를 

생성하고 그 영양소 함량을 DB에 추가하였다. 가공식품 중

에서 유사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 할 경우, 식품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식품 성분 함량 자료와, 식품표시사항 및 영양소 

표시 정보,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인체영양 연구실에서 구

축한 음식 별 레시피 자료를 이용하여 영양소 함량을 계산 하

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체한 42종 (3.2%)의 식품의 2007 

KNHANES에 나타난 섭취 빈도는 총 빈도의 3.3%였다. 
 

CAN-Pro 3.0 NDB을 이용한 2007 KNHANES 결과 계산 
2007 KNHANES의 24시간 회상법 식이섭취자료의 섭

취한 식품과 섭취량 데이터를 위에서 구축된 CAN-Pro 3.0 

식품코드와 병합 (merging)한 뒤 CAN-Pro 3.0 NDB를 

이용하여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하고 Table 1에 제시된 한

국인영양섭취기준 (한국영양학회, 2005)에서 분류한 성별, 

연령군별 섭취량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계산하였다.  
 

2007 KNHANES 보고서에 보고된 영양소 

계산된 영양소 섭취량 중 2007 KNHANES 결과에서 보

고된 영양소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그룹에 따른 평균값

과 표준오차를 구하고, 두 결과의 차이와 그 비율을 다음

과 같이 계산하였다.  

차이 (Difference) = (2007 KNHANES 섭취량) – 

CAN-Pro 3.0 섭취량) 

차이의 비율 (% difference) = [차이의 평균/ 

(2007 KNHANES 평균 섭취량)] × 100  
  

2007 KNHANES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영양소 

아연, 비타민 B6, 비타민 E, 엽산, 콜레스테롤 등 5종의 

영양소는 2007 KNHANES 결과에서 보고되지 않았으나 

CAN-Pro 3.0 NDB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섭취량을 계산 

할 수 있다. 이들 영양소에 대해 성별과 연령군에 따라 섭

취량의 평균값과 표준오차를 계산하고 해당군의 한국인 영

양섭취기준의 권장섭취량 (Recommended Intake: RI) 혹

은 충분섭취량 (Adequate Intake: AI)에 대한 평균값의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이들 영양소의 2007 KNHANES의 식품군 분류에 따른 

각 식품군별 섭취량과 식품별 섭취량을 계산하여 영양소 별 

주요 급원 식품군과 식품을 분석하였다. 각 영양소의 섭취에 

기여하는 식품들은 전체 섭취량의 1% 이상을 차지하였던 경

우에 한해 제시하였다. 
 

통계분석 
개별 영양소의 섭취량은 성별, 연령군별 평균값과 표준 

오차로 나타내었다. 두 NDB를 이용한 영양소 섭취량의 상

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s correlation coef-
ficien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2007 KNHA-
NES와 CAN-Pro 3.0 NDB를 이용한 영양소 섭취량간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두 방법 간

의 차이에 미치는 성별과 연령군의 영향은 이 요인들을 독

립변수, % difference를 종속변수로 다중회귀 (Multiple 

Regression)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들의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 모든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 이하 일 때 유의한 것

으로 판단하였고, 통계분석은 window용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1.3,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2007 KNHANES에 보고된 영양소의 비교 
2007 KNHANES에 보고된 영양소들의 섭취량과 CAN-

Pro 3.0의 NDB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와의 차이는 Ta-
ble 3에, 각 방법에 따른 섭취량은 Table 4에 제시되었다. 

두 NDB를 이용하여 나온 영양소 섭취량의 차이는 모든 

영양소에서 유의적이었으며 (p < 0.001), 영양소마다 0.3%

에서 15.1%까지 다양하였고, 섭취량의 차이가 5% 이내인 

것은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B2, 비타민 C, 철분의 5가지

에 불과하고 일곱 개의 영양소 (지방, 탄수화물, 칼슘, 나트

륨, 칼륨, 비타민 B1, 나이아신)는 5~10%, 4가지 영양소 

(인, 레티놀, 비타민A, 베타카로틴)는 10% 이상의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다중 회귀 (Multiple Regression) 분석

에서는 두 방법 간의 차이에 대해서 6가지 영양소에서 연령 

군, 성별, 혹은 연령과 성의 교호작용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5) 인과 나이아신은 성

별이, 탄수화물, 칼슘, 인은 연령 군이 유의하였고, 지방, 탄

수화물, 칼슘, 비타민 B2는 연령 군과 성별의 교호작용이 유

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두 NDB를 사용하여 계산한 영양소 섭취량 사이의 상관

분석에서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에너지와 대부분

의 영양소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01). 특히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은 각각 0.99 이상의 매우 높은 상

관계수를 나타내었고 지방은 0.97 정도였다. 상관계수가 비

교적 낮은 영양소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으로 0.41~ 

0.52 사이의 상관계수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에너지와 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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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가 미량영양소와 비교하여 상관 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 KNHANES에 보고되지 않은 영양소 섭취실태 및 급
원 식품  

CAN-Pro 3.0 NDB에는 KNHANES NDB에 들어있지 

않은 영양소 중 아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E, 콜레스

테롤의 5가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작

성한 식품코드 전환을 이용하여 2007 KNHANES 조사대

상자들이 식이섭취자료로부터 이들 영양소의 섭취량을 계

산하여 각 영양소의 연령별, 성별 평균섭취량을 계산하여 

Table 6에 제시하였으며 주요 식품군과 식품의 영양소 기

여도를 분석하였다.  
 

아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E, 콜레스테롤의 섭취

실태  

그동안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아연, 비

타민 B6, 엽산, 비타민 E, 콜레스테롤의 연령별, 성별 섭취

실태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CAN-Pro 3.0 NDB를 이용하여 2007 KNHANES 대상

자들의 아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E, 콜레스테롤 섭취

량을 성별, 연령 군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여러 성별, 연

령 군에서 아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E의 평균 섭취량

이 권장섭취량이나 충분섭취량에 비하여 낮았으며 그 내용

은 영양소에 따라 달랐고, 콜레스테롤은 일부 계층에서 섭

취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B6의 경우 75세 이

상 여성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그룹에서 한국인 영양섭

취기준 (한국영양학회, 2005)14)의 비타민 B6 권장섭취량 

(Recommend Intake: RI)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었으나, 엽산은 모든 연령그룹에서 평균 섭취량이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연은 대부분의 남성그룹에서 평균 섭취량이 권장섭취

량을 상회 하는 수준이었으나, 15~19세와 75세 이상 여

성에서는 평균 섭취량이 권장섭취량 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비타민 E는 6~29세 연령그룹의 평균 섭취량은 

충분섭취량 (Adequate Intake: AI)을 만족시키는 반면, 

1~2세와 50세 이상 그룹에서는 충분섭취량에 훨씬 미치

지 못하였다. 콜레스테롤은 대부분의 여성그룹에서는 적정 

수준 (300 mg/day 미만)으로 섭취하였으나, 15~49세 남

성그룹에서는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다.  
 

아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E, 콜레스테롤의 급원

식품군 

2007 KNHANES에서 보고되지 않은 5종의 영양소의 

주요 급원 식품군은 Table 7에, 주요 급원식품은 Table 8 

Table 3. Mean energy and nutrients intakes of 2007 KNHANES subjects using different NDBs                              (N= 4,091)

A.  
KNHANES 

B. CAN-Pro 
3.0 Difference (A-B) Significance of effects  

on difference2)  
Mean 
(SE)1) 

Mean 
(SE)1) 

C. Mean 
(SE) 95 % Cl % difference

(C/A) 
Age 

group Sex Age×
Sex Model

Energy (Kcal) 1810 (19.8) 1790 (20.2) 19.4* (2.0) 15.3 23.4 1.1    <.001
Protein (g) 65.4 (0.93) 65.7 (0.90) -0.22 (0.12) -0.4 0.01 -0.3     
Fat (g) 37.7 (0.76) 40.4 (0.79) -2.7* (0.23) -3.1 -2.2 -7.1   <.05 <.001
Carbohydrate (g) 289 (2.9) 274 (2.8) 15.3* (0.38) 14.5 16.0 5.3 <.001  <.05  
Ca (mg) 462 (7.6) 489 (7.9) -28.1* (1.6) -31.2 -24.9 -6.1 <.010  <.05 <.001
P (mg) 1068 (13.1) 953 (12.9) 115* (2.6) 109.7 120.2 10.8 <.001 <.05  <.001
Fe (mg) 12.9 (0.23) 13.5 (0.19) -0.53* (0.11) -0.75 -0.32 -4.1    <.010
Na (mg) 4388 (63.0) 4126 (66.7) 262* (39) 183.9 339.5 6.0     
K (mg) 2690 (38.7) 2533 (42.0) 157* (10.9) 135.5 178.9 5.8     
Vitamin A (RE)3) 711 (18.5) 621 (17.9) 89.6* (17.3) 55.1 124.2 12.6    <.050
β-Carotene (μg) 3489 (93.7) 2964 (90.4) 525* (90.1) 345.9 705.1 15.1    <.050
Retinol (μg) 102 (4.5) 90.7 (3.9) 11.2* (1.8) 7.5 14.9 11.0    <.010
Vitamin B1 (mg) 1.24 (0.02) 1.15 (0.02) 0.09* (0.01) 0.07 0.11 7.1    <.050
Vitamin B2 (mg) 1.05 (0.02) 1.01 (0.02) 0.04* (0.01) 0.03 0.06 4.1   <.05 <.010
Niacin (mg) 14.6 (0.22) 15.6 (0.24) -1.0* (0.09) -1.1 -0.77 -6.5  <.05  <.001
Vitamin C (mg) 92.8 (2.5) 94.3 (2.4) -1.5 (1.1) -3.8 0.80 -1.6    <.001
 
*: Difference is significant by paired t-test (p < 0.001)  
KNHANES: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1) Weighted valued (wt_24rc) was applied for calculating mean and SE 
2) p-value by Multiple Regression 
3) Retinol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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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되어 있다.  

아연 섭취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식품군은 곡류로 전체

의 42.8%를 공급하였으며 그 이외에 육류, 어패류, 채소

류, 유제품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다. 위에 제시된 5가지 식

품군에서 전체의 83.9%가 공급 되었다. 총 아연 섭취량의 

1% 이상을 기여하였던 식품은 15가지였고, 주요 기여 식

품은 백미가 30.5%로 단연 높았고 그 이외에 굴, 닭고기

가 각기 3.1, 2.9%로 그 뒤를 따랐다. 비타민 B6 섭취에 기

여한 식품군은 채소류 29%, 곡류 23.4%로 이 두 군에서 

전체의 52% 이상을 섭취하였으며 그 외에 육류, 어패류, 

양념류 등의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다. 비타민 B6 전체 섭취

량에 1% 이상 기여하였던 식품은 총 19가지로써, 주요 기

여 식품은 백미 (10.5%), 배추김치 (6.4%), 콩나물(5.0%) 

순이었다.  

엽산의 섭취에 기여한 식품군은 채소류가 약 40%로 가

장 기여율이 높았고, 그 외에 해조류 (14%), 곡류 (12%), 

콩류 (7.6%)의 순이었다. 엽산의 총 섭취량에 1% 이상 기

여하였던 식품은 총 21가지였고, 주요 급원 식품은 배추김

치 (16.7%), 맛김, 구운것 (5.3%), 백미 (2.9%)의 순이었

다. 비타민 E 섭취에 기여도가 높은 식품군은 유지류가 42.8 

%로 단연 높았고, 그 이외에 채소류, 어패류, 곡류에서 각

기 12.9, 10.9, 10.6%가 공급되었다. 곡류군은 일반적으

로 비타민 E 함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

고 총 섭취량의 10.6%를 공급한 것은 빵 및 과자류와 현

미 등 잡곡의 섭취에 주로 기인하였다. 비타민 E의 섭취에 

1% 이상 기여한 식품은 총 15가지였고, 주요 급원 식품은 

콩기름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참

기름 (4.1%), 애호박 (2.5%)의 순이었다. 

콜레스테롤 섭취에 기여한 식품군은 난류 (38.8%), 어패

류 (27.7%), 육류 (22.1%)가 단연 높아 이 세 군에서 총 

섭취의 88.6%를 차지하고 있었고, 곡류와 유제품 은 각기 

11.0~12.4% 정도를 공급하였고 그 이외의 식품군은 거의 

공급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총 18가지 식품이 콜레스

테롤의 전체 섭취량에 1% 이상 기여하였고, 주요 기여 식

품은 달걀 (생것)로 전체 섭취량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

었으며 그 외에 달걀 (후라이), 닭고기로부터 각각 전체 섭

취량의 6.1%, 3.7%가 공급되었다.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있는데,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콜

레스테롤 함량이 적은 곡류로부터 12.4%의 콜레스테롤을 

공급받은 것은 카스텔라, 파운드케이크, 카스타드, 머핀, 크

림빵, 햄버거, 도넛 등의 우유, 계란을 넣어 만드는 빵류의 

섭취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2007 KNHANES 식이섭취자료를 CAN-
Pro 3.0 NDB를 이용하여 재분석함으로써, NDB 차이에 

따른 영양소 섭취의 차이를 평가하고 지금까지 계산되지 않

았던 아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E, 콜레스테롤 섭취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KNHANES에서 보고되는 결과들은 한국인 영양섭취기

준이나 식생활지침 등 국민들의 식생활과 건강관련 정책에

서 가장 중요한 기본 자료로 사용되며, 개인 연구자들이 실

시한 연구의 결과들을 비교하거나 타당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실제 식생활의 차이에 기

인된 것인지 아니면 사용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 (NDB)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량영양소와 에너지에서 차이가 0.3~7.1%

로 작았던 반면, 10%를 초과하였던 영양소는 모두 미량영

양소였다는 것은 Bazzano 등1)과 Matsuda-Inoguch 등2)

의 연구에서도 전반적으로 다량 영양소와 에너지가 미량영

양소에 비하여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유사하다. 

본 결과에서 두 방법 간의 차이가 그 방향성과 크기에서 

영양소별로 다르고, 차이에 미치는 연령 군과 성별 영향도 

Table 5.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for nutrient intakes of
2007 KNHANES subjects between KNHANES and CAN-Pro 3.0 
NDB 

Males Females Total 
 Corr. 

Coefficient1) 
Corr. 

coefficient1) 
Corr. 

coefficient1)

Energy 0.995 0.993 0.995 
Protein 0.986 0.990 0.988 
Fat 0.965 0.969 0.968 
Carbohydrate 0.992 0.991 0.992 
Ca 0.975 0.979 0.978 
P 0.966 0.963 0.967 
Fe 0.929 0.886 0.912 
Na 0.807 0.814 0.817 
K 0.892 0.934 0.914 
Vitamin A 0.446 0.520 0.473 
Retinol 0.975 0.825 0.953 
β-Carotene 0.405 0.472 0.435 
Vitamin B1 0.887 0.829 0.870 
Vitamin B2 0.821 0.747 0.797 
Niacin 0.915 0.886 0.910 
Vitamin C 0.901 0.888 0.894 
 
KNHANES: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1)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intakes from the two NDBs
of all nutrients and energy was significant at the p < 0.001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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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Food items with more than 1% of intake for nutrients not included in 2007 KNHANES report 

 Rank Foods Intake 
(mg/day) 

% total 
intake 

% total intake
(cumulative)

1 Rice, Paddyrice, Well polished rice, Domestic rice, Japonica type 2.55 30.5 30.5 
2 Oyster, Raw, Pacific oyster, Cultivated 0.26 03.1 33.6 
3 Chicken, Meat, Lean, Raw 0.24 02.9 36.5 
4 Milks, Cow’s milk, Whole milk 0.20 02.4 38.9 
5 Beef, Meat, Imported beef cattle, Plate, Raw 0.19 02.2 41.1 
6 Pork, Meat, Loin, Raw 0.17 02.1 43.2 
7 Soybeans, Soybean curd, Raw 0.14 01.6 44.8 
8 Hen’s egg, Whole egg, Raw 0.13 01.5 46.3 
9 Kimchi, Baechukimchi, Chinese cabbage 0.12 01.5 47.8 
10 Pork, Meat, Rib, Raw 0.11 01.4 49.1 
11 Barley, Barley, Polished grain 0.10 01.2 50.3 
12 Beef, Meat, Imported beef cattle, Loin 0.10 01.1 51.4 
13 Oyster, Eoriguljeot, Seasoned, Fermented 0.09 01.1 52.5 
14 Pork, Meat, Belly 0.09 01.0 53.5 

Zinc 

15 Soybeans, Black soybeans, Dried, Seoritae 0.08 01.0 54.5 

1 Rice, Paddy rice, Well polished rice, Domestic rice, Japonica type 0.19 10.5 10.5 
2 Kimchi, Baechukimchi, Chinese cabbage 0.11 06.4 16.9 
3 Soybean sprout, Raw 0.09 05.0 21.9 
4 Pork, Meat, Loin, Raw 0.05 03.1 25.0 
5 Potato, Raw 0.05 02.6 27.5 
6 Onion, Raw, Domestic 0.05 02.5 30.1 
7 Garlic, Bulb, Raw (Domestic) 0.04 02.2 32.3 
8 Chicken, Meat, Lean, Raw 0.03 01.9 34.2 
9 Gochujang, Fermented red pepper paste, Improved 0.03 01.8 36.0 
10 Beef, Edible viscera, Plate (Meat stock) 0.03 01.8 37.8 
11 Sugars, White sugar 0.03 01.8 39.5 
12 Soybean sprout, Boiled 0.03 01.5 41.1 
13 Mandu, Frozen, Meat 0.02 01.4 42.5 
14 Sweet potato, Raw 0.02 01.3 43.8 
15 Red pepper powder 0.02 01.3 45.0 
16 Milks, Cow’s milk, Whole milk 0.02 01.1 46.2 
17 Rice, Paddy rice, Brown rice, Japonica type 0.02 01.1 47.2 
18 Pork, Meat, Rib, Raw 0.02 01.0 48.3 

Vitamin B6 

19 Mixed grains 0.02 01.0 49.2 

1 Kimchi, Baechukimchi, Chinese cabbage 35.0 16.7 16.7 
2 Laver, Seasoned, Toasted 11.1 05.3 21.9 
3 Rice, Paddy rice, Well polished rice, Domestic rice, Japonica type 06.1 02.9 24.8 
4 Sea mustard, Raw, Cultivated 05.7 02.7 27.5 
5 Spinach, Raw, Growing in plastic house 05.0 02.4 29.9 
6 Sweet potato, Raw 04.5 02.1 32.0 
7 Soybeans, Black soybeans, Dried, Seoritae 03.8 01.8 33.8 
8 Onion, Raw, Domestic 03.3 01.5 35.4 
9 Sea mustard, Dried 03.0 01.4 36.8 
10 Lettuce, Ttuksumjeokchulmyeon 02.7 01.3 38.0 
11 Cabbage, Raw 02.6 01.2 39.3 
12 Spinach, Boiled 02.6 01.2 40.5 
13 Perilla, Leaves, Canned 02.6 01.2 41.7 

Folate 

14 Soybeans, Soybean curd, Raw 02.6 01.2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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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은 NDB에 따른 차이를 일률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보고되지 않았

던 아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E, 콜레스테롤의 연령별, 

성별 섭취실태를 분석한 결과 아연의 경우, 15세 이상 여

성그룹에서 평균 섭취량이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한국영양

학회, 2005)14)의 권장섭취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19세의 평균 섭취량은 남녀 각 11, 8.2 mg으로 남성

에서는 권장섭취량을 충족하였으나, 여성은 이에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었고, 20~29세의 평균섭취량은 10.8, 7.7 mg 

Table 8. Continued 

 Rank Foods Intake 
(mg/day) 

% total 
intake 

% total intake
(cumulative)

15 Small red beans, Red, Dried (Domestic) 02.5 01.2 44.1 
16 Gochujang, Fermented red pepper paste, Improved 02.3 01.1 45.2 
17 Sea tangle, Dried 02.3 01.1 46.3 
18 Potato, Raw 02.3 01.1 47.4 
19 Sea lettuce, Raw 02.2 01.0 48.4 
20 Chinese cabage, Raw 02.2 01.0 49.5 

Folate 

21 Mixed grains 02.0 01.0 50.4 

1 Soybean oil 003.02 35.0 35.0 
2 Sesame oil 000.35 04.1 39.0 
3 Squash or pumpkin, Young pumpkin, Raw 000.22 02.5 41.6 
4 Soybeans, Soybean curd, Raw 000.17 02.0 43.5 
5 Hen's egg, Whole egg, Raw 000.14 01.6 45.2 
6 Mayonnaise, Whole egg 000.11 01.3 46.5 
7 Perilla, Leaves, Canned 000.11 01.3 47.8 
8 Grape, Raw, Campbellearly 000.11 01.3 49.1 
9 Spinach, Raw, Growing in plastic house 000.10 01.2 50.3 
10 Rape seed oil 000.10 01.1 51.4 
11 Soybean sprout, Raw 000.09 01.1 52.4 
12 Beef, Edible viscera, Plate (Meat stock) 000.09 01.1 53.5 
13 Common squid, Raw 000.09 01.0 54.5 
14 Sweet potato, Raw 000.09 01.0 55.5 

Vitamin E 

15 Coffee creamer, Powder 000.09 01.0 56.5 

1 Hen’s egg, Whole egg, Raw 67.0 29.9 29.9 
2 Hen’s egg, Fried 13.7 06.1 36.0 
3 Chicken, Meat, Lean, Raw 08.4 03.7 39.7 
4 Common squid, Raw 06.7 03.0 42.7 
5 Hen’s egg, Whole egg, Boiled 05.6 02.5 45.2 
6 Milks, Cow’s milk, Whole milk 05.5 02.4 47.6 
7 Pork, Meat, Loin, Raw 05.3 02.4 50.0 
8 Beef, Edible viscera, Plate (Meat stock) 05.2 02.3 52.3 
9 Anchovy, Boiled and dried, Larvae 05.0 02.2 54.5 
10 Anchovy, Boiled and dried, Large anchovy 04.8 02.1 56.7 
11 Common squid, Dried 04.4 02.0 58.6 
12 Beef, Edible viscera, Small intestine 04.2 01.9 60.5 
13 Mandu, Frozen, Meat 03.4 01.5 62.0 
14 Pork, Meat, Rib, Raw 03.3 01.5 63.5 
15 Pork, Meat, Belly 03.2 01.4 64.9 
16 Anchovy, Boiled and dried, Medium anchovy 02.7 01.2 66.1 
17 Beef, Meat, Imported beef cattle, Plate, Raw 02.3 01.0 67.1 

Cholesterol 

18 Loach, Raw 02.3 01.0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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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으로 권장섭취량 10, 8 mg (남, 여)14)과는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U.S. NHANES 20~39세의 14.8, 10.1 mg 

(남, 여)15) 보다는 낮았다. 50~64세 장년층의 평균섭취량

은 11.0, 7.6 mg (남, 여)이었고, 이는 남성의 권장섭취량 

(9 mg)보다는 높고, 여성의 권장섭취량 (8 mg) 14)보다는 

낮았으며, US NHANES 40~56세의 13.9, 10.1 mg (남, 

여)15)보다 낮았다.  

비타민 B6는 75세 이상 여성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

그룹에서 권장섭취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었

다. 3~5세의 평균 섭취량은 1.1, 1.0 mg (남, 여)으로 U.S. 

NHANES 6세 이하의 평균 섭취량 1.4, 1.2 mg (남, 여)16)

보다 낮았고, 15~19세에서는 2.3, 1.7 mg (남, 여)으로 

U.S. NHANES 12~19세의 2.0, 1.6 (남, 여)16)보다 높았

다. 20~29세에는 평균섭취량이 2.0, 1.8 mg (남, 여)으로 

U.S. NHANES 20~39세 2.2, 1.6 mg (남, 여)16)과는 유

사한 수준이었으며, 65~74세의 평균 섭취량은 1.8, 1.4 mg 

(남, 여)으로 U.S. NHANES 60세 이상의 2.1, 1.5 mg16) 

보다 낮았고, 75세 이상에서는 1.5, 0.9 mg (남, 여)으로 

남성에서는 권장섭취량과 유사하였으나, 여성은 이에 미치

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U.S. NHANES 60세 이상의 2.1, 

1.5 mg16) 보다 낮았다. 

비타민 E 섭취실태를 보면 6~29세 연령그룹의 평균 섭

취량은 비타민 E의 충분섭취량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1~2세와 50세 이상 그룹에서는 충분섭취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세의 비타민 E 평균 섭취량

은 3.2, 2.8 mg (남, 여)으로 충분섭취량 및 U.S. NHA-
NES 6세 이하의 섭취량 6.4, 6.1 mg16)보다 낮은 수준이

었다. 3~5세의 평균 섭취량은 6.9, 5.4 mg (남, 여)으로 

U.S. NHANES 6세 이하의 6.4, 6.1 mg16)과는 유사한 수

준이었고, 20~29세에는 각각 13.9, 10.7 mg (남, 여)으로 

충분섭취량인 10, 10 mg (남, 여)14)과 U.S. NHANES 

20~39세 섭취량 10.4, 8.2 mg (남, 여)16)을 모두 상회 하

였다. 30~49세의 평균 섭취량은 11.1, 9.0 mg (남, 여)으

로 남성에서는 충분 섭취량보다 높았으나, 여성은 밑도는 

수준이었으며 U.S. NHANES 40~59세의 10.4, 9.1 mg16)

과는 유사하였다. 50~64세의 평균 섭취량은 9.5, 6.6 mg 

(남, 여)으로 충분섭취량과, U.S. NHANES 50~59세의 

11.31, 7.51 mg (남, 여)16)보다 낮았다. 65~74세에서는 

각 6.1, 5.4 mg (남, 여)으로 충분섭취량과 U.S. NHAN-
ES 60세 이상 인구의 9.2, 7.6 mg16)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엽산 섭취량은 모든 연령그룹에서 평균 섭취량이 권장섭

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9세 및 

30~49세 가임기 여성의 평균 섭취량은 각각 199, 219.9 

μg으로 권장섭취량인 400 μg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17)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건강한 20~49세 가임기 여성의 평균 엽산 섭취량은 각각 

112.8 μg (20~29세), 129 μg (30~49세)으로 권장량의 

44.7, 51.4%에 해당하는 수준이었고, 전체 연령 그룹 중 

20대 여성의 엽산 섭취량이 가장 불량 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 식이에서 엽산의 급원 식품인 채소가 차지하

는 비율이 큼에도 불구하고 엽산 섭취량이 낮은 이유는 식

품의 조리 가공 과정에서 엽산이 손실되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Ahn 등18)의 건강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일일 평균 섭취량이 139.8 μg로 권장량의 55.9%에 

해당하였고, Kondo 등19)이 조사한 평균 연령 37세의 건강

한 일본 여성의 평균 섭취량도 338 μg으로 권장섭취량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Zhao 등20)이 제시한 중국남부 및 

북부지역 가임기 여성의 평균섭취량도 각 211.0, 189.2 μg

으로 권장량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서구 가임기 여성들의 

엽산 섭취 실태를 살펴보면 U.S. 1999~2000 NHANES의 

20~39세 평균 섭취량은 329 μg이었고,16) 평균 연령 22.3

세 네덜란드 여성의 섭취량은 277 μg21)이었으며, 캐나다

에서 곡류의 엽산 강화 정책 실시 후 젊은 여성의 엽산 상

태를 평가한 연구에서는 엽산보충제 섭취 군과 비 섭취군 

에서 각각 1일 평균 섭취량이 1,092 μg, 486.4 μg로 보

고되었다.22) Sauberlich 등23)은 21~40세의 임신하지 않은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엽산 평형 연구를 실시한 결과, 하루 

200~250 μg의 엽산을 섭취하면 엽산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300 μg을 섭취하면 체내 엽산 저장고를 확보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결과와 한국인 영양권장량 섭취기

준을 고려할 때 2007 KNHANES에서 우리나라 20~49세 

가임기 여성의 평균 엽산 섭취량은 체내 엽산 수준을 정상

으로 유지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권장섭취량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엽산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습관을 형성하거나 식품의 조리, 가공 

시 엽산의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24) 등을 활용하여 

섭취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콜레스테롤은, 포화지방산, 트랜스 지방산과 함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미국/캐나다의 영양섭

취기준25)에서는,“As low as possible while consuming a 

nutritionally adequate diet”로 최소한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는 정

상 성인의 경우 1일 300 mg까지의 섭취를 허용하고 있다. 

2007 KNHANES에서 대부분의 여성그룹은 평균섭취량이 

적정 수준 (300 mg/day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15~ 

49세의 남성그룹에서는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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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특히 이 연령층의 섭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

다. 12~14세 남, 여 청소년에서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각

기 280.1 mg, 239.6 mg으로 1999~2000 U.S. NHANES 

12~19세의 296, 203 mg (남, 여)26)과 비교하여 남성은 

조금 낮았으나, 여성은 더 높았다. 20~29세 남, 여의 평균 

섭취량은 390.3 mg, 246.1 mg으로 남성에서 월등히 높았

으며, 이는 U.S. NHANES 20~39세 섭취량 350, 241 

mg (남, 여)26) 보다 더 높았다. 30~49세에서 남, 여의 평

균 섭취량은 336.6 mg, 216.4 mg으로 미국 NHANES 

40~59세에서 보고된 353 mg, 241 mg26)보다는 낮았으나, 

20대 남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섭취

하는 것으로 드러나, 우리나라 20~49세 성인 남성의 콜레

스테롤 섭취 수준이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007

년 KNHANES에 의하면 우리나라 만 30세 이상 인구의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10.8%로 2005년과 비교하여 

2.7% 증가하였고, 저 HDL-콜레스롤혈증 유병률은 2007년 

47.6%로 1998년 22.2%에 비해 25.4% 증가하였으며, 고

중성지방혈증 유병률은 2007년 17.3%로 1998년 11.0%

과 비교하여 6.3% 증가하여5) 우리나라 성인들의 이상지

질혈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남자, 20~49세 성인 남성의 식이 콜레스

테롤 섭취수준이 적정수준 (over 300 mg/day)을 넘어서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앞으로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 조

절을 위한 교육과 지도 등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2007 KNHANES에서 보고되지 않은 5종의 영양소의 

주요 급원 식품군과 주요 급원식품을 분석한 결과 아연 섭

취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식품군은 곡류 및 육류였고 주요 

기여 식품은 백미였다. Choi 등27)의 연구에서도 쌀이 전체 

아연 섭취량의 35.9%를 차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Lee 등28)

은 아연 섭취에 기여한 식품은 쌀 27.4%, 쇠고기 10.2%, 

돼지고기 9.8%의 순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여 우리나

라 사람들의 아연 섭취에 쌀의 기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아연은 동물성 식품에 함량이 높으나 섭취에 대한 기

여도는 함량과 함께 식품의 섭취량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우

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육류나 

어패류에 비하여 단연 높아 아연의 섭취에도 크게 기여하

고 있다. 그러나 곡류에는 배아와 외피에 아연이 많이 함유

되어 있어 도정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이 손실될 수 있으므

로 실제 밥을 짓는 과정에서 아연이 얼마나 손실되는지 분

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타민 B6 섭취에 기여한 식품군은 채소류와 곡류였고, 

주요 기여 식품은 백미, 배추김치, 콩나물 등 이었다. Cho

와 Yun 등29)은 비타민 B6의 주요 기여식품으로 쌀밥, 콩, 

김치, 돼지고기 (등심), 소고기 (Frank)로부터 각각 16.5, 

13.9, 7.3, 5.3, 4.8%의 기여율을 보고하였고, Cho와 Kim30)

의 연구에서도 돼지고기 (등심), 쌀밥, 마늘, 양파, 감자, 바

나나로부터 각각 12.7, 12.7, 8.8, 6.0, 5.0, 4.5%을 공급

받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기여율에서는 다소 차

이가 있었으나 식품 항목은 유사하였다. 본 연구는 전 연령

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로부터 계산한 

것이므로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 결과와는 섭

취 식품이나 기여율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적인 기여 식품들은 비슷하다. 

엽산의 섭취에 기여한 식품군은 채소류였고, 주요 급원 식

품은 배추김치, 맛김, 백미등 이었다. 임신 여성을 대상으

로 실시한 Jin과 Lim31)의 연구에서 엽산 섭취에 기여도가 

높은 식품은 배추김치, 김 (구운 것), 콩나물 (삶은 것), 쌀

밥, 달걀 (삶은 것), 상추 (생것), 깻잎 (생것), 미역 (생것), 

무 (생것)의 순으로 이상의 10개 식품으로부터 총 섭취량

의 53%를 공급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Hyun과 Han의 연구에서도32) 남학생에서는 배추

김치, 시금치, 쌀, 상추, 햄버거, 파, 검은 콩, 맥주, 무, 고추

장의 순으로 이상의 10개 식품들로부터 총 섭취량의 58.8%

를 공급받았으며, 여대생에서는 배추김치, 시금치, 쌀, 파, 

양배추, 밀가루, 고추장, 오렌지주스, 무, 딸기의 순으로 이

상의 식품들을 통해서 전체섭취량의 51.2%를 공급받았다

고 제시하였다. 엽산은 시금치와 같은 짙푸른 잎채소에 특

히 풍부하며,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등의 채소류, 간, 콩

류, 오렌지주스, 밀의 배아 등에 풍부하며 조리나 가공과정

에서 파괴되거나 손실되기 쉽다.33) 우리나라의 채소 조리

법은 가열 조리법을 많이 사용하므로 조리과정에서 엽산이 

열에 의해 파괴되거나 조리수로 손실되어 실제 섭취량이 조

리 전 식품의 함량보다 낮아질 수 있다. 본 자료에서 분석

된 평균 섭취량이 권장섭취수준보다 낮음을 고려할 때 조

리 후 실제 섭취되는 양에 대한 연구 및 엽산 영양 상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된다. 

비타민 E 섭취에 기여도가 높은 식품군은 유지류였고, 주

요 급원 식품은 콩기름이었다. Kim 등34)의 연구에서도 비

타민 E의 급원 식품으로 콩기름, 빵류, 과자류, 백미, 계란, 

초코파이로부터 각각 35.8, 10.2, 8.0, 6.6, 2.4, 2.2%의 

섭취를 보고하였는데 콩기름으로부터 섭취된 비율이 본 연

구 결과와 매우 비슷하였다.  

콜레스테롤 섭취에 기여한 식품군은 난류, 어패류, 육류

였고 주요 기여 식품은 달걀과 닭고기 및 오징어였다. Han 

등35)의 연구에서 남자에서는 1) 달걀 2) 오징어 3) 국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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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찌개용 고기 4) 불고기, 등심, 갈비, 스테이크 5) 꼬리

곰탕, 설렁탕의 순으로 콜레스테롤 섭취량에 기여한 반면 

여자에서는 1) 달걀 2) 오징어 3) 국이나 찌개용 고기 4) 

불고기, 등심, 갈비, 스테이크 5) 꼬리곰탕, 설렁탕이 주요 

급원 식품이라고 하였으며, Choi 등36)은 1960년대부터 1995

년까지 시대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계란은 한국인의 주요 

콜레스테롤의 공급원이었고, 1995년에는 전체 콜레스테롤 

공급량의 약 40%를 차지하였다고 하였는데, 달걀이 주요 

급원 식품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그동안 KNHANES에서 보고되지 않

았던 아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E, 콜레스테롤의 섭취

량과 주요 급원식품을 분석할 수 있었고, KNHANES 식

품섭취자료를 CAN-Pro 3.0 NDB로 재분석함으로써 영양

소데이타베이스에 따른 영양소 섭취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 영양소 섭취량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

해 두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결과로부터 주요 영양소 섭

취에 기여도가 높은 기여 식품과 이들 식품이 총 영양소 섭

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양소 섭취 

기여식품의 항목은 대체로 유사하고 각 식품으로부터의 섭

취량과 총 섭취량의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큰 차이

를 보이는 식품은 없었다 (자료 제시 안 함). 영양소의 주요 

급원이 되는 식품들은 비슷하므로 많이 먹는 식품의 영양

소 값은 비슷하니 주요 급원이 아닌 식품들에서 차이가 있

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KNHANES에서 섭취 기록된 식품들

을 CAN-Pro 3.0 NDB의 식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 

식품 1,324종 가운데 식품 코드가 직접 전환되지 않는 165

종 (12.7%)의 식품들에 대해서는 대체값을 사용하였으나 이

중 165종 (전체의 9.5%)은 CAN-Pro NDB에 있는 유사 식

품으로 대체하였고 외부의 DB에서 값을 가져온 것은 42종 

(전체의 3.2%)이었다. 그러나 이 식품들은 자주 섭취되지 

않는 식품들이 많아서 총 식품 섭취 빈도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약 5.5%였다. 이러한 식품들에 대해서는 두 DB의 값

이 달랐으므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

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두 DB를 비교하는 작업이 수행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게 되었을 경우 보다 정확한 

영양소 섭취량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표적인 식생활 조사 자료

인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일반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

용하는 CAN-Pro NDB로 다시 계산한 것으로, 앞으로 다른 

연구 결과들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결과들과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본 연

구의 제한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을 CAN-Pro NDB

로 전환하여 계산한 결과만을 비교하였을 뿐, 실제 DB를 

비교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일부 식품

에 대해서 대체값을 사용하였고 대체값을 어떤 것을 사용

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대체값을 사용한 식품들이 총 섭취빈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다른 대체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도 결과의 차

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영양소 데이터베이스 (NDB)는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의 품종을 대상으로 가장 최신의 분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를 사용해야 하며 같은 식품에 대해서도 품종이나 재배조건, 

수확 후의 조건 등에 따라 영양소 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오늘날처럼 식생활 환경이 변

화가 많은 현실에서 이를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유

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DB가 부족하거나 부실할 경우, 

많은 연구자들이 조사에 들이는 노력과 비용이 낭비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DB 구축 및 관리 작업은 개인차원이 아

니라 국가기관 혹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며 합리적이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2007 KNHANES 식이섭취자료를 우리

나라 일반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CAN-Pro 3.0 NDB

를 이용하여 재분석함으로써, NDB 차이에 따른 영양소 섭

취결과의 차이를 평가하고 지금까지 계산되지 않았던 아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E, 콜레스테롤 섭취량과 급원식

품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단백질과 비타민 C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서 두 NDB

를 사용하여 계산한 영양소 섭취량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

으나 (p < 0.001) 일부 영양소를 제외하고 0.75~0.99 사이

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p < 0.001). 

2) 두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의 차이가 섭취량의 5% 이내

인 것은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B2, 비타민 C, 철분이었으

며 일곱 개의 영양소가 5~10%, 4가지 영양소가 10% 이

상의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두 방법 간의 차이에 대해서 

6가지 영양소에서 연령 군, 성별, 혹은 연령과 성의 교호작

용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3) 본 연구에서 CAN-Pro 3.0 NDB를 이용하여 2007 

KNHANES 대상자들의 아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E,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성별, 연령군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그 결과 여러 성별, 연령 군에서 아연, 비타민 B6, 엽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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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민 E의 평균 섭취량이 권장섭취량이나 충분섭취량에 비

하여 낮았으며 그 내용은 영양소에 따라 달랐다. 콜레스테

롤은 일부 계층에서 섭취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아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E, 콜레스테롤의 공급에 

중요한 식품군과 식품들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2007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이섭취조사 자료를 CAN-Pro 

3.0 NDB를 이용하여 영양소 섭취량을 재계산하여 비교 분

석한 본 연구를 통해 식이섭취조사에서 영양소 데이타베이

스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영양소 데이터

베이스에 관한 많은 정보 교환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 연구자들이 영양소 데이터베이스의 호환성 검증과 함께 

정확한 영양소 섭취량 추정 및 식생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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