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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연구의 필요성1.

비만 계 가하고 아동,

청 비만 역시 격 가하고 다(Kumanyika et al.,

미 포함한 많 나라에 근 동안 아2002). 20

동 비만 가하 과, Popkin Udry (1998)

연 에 도 미 청 상 비만 라고 보고하25%

다 우리나라도 아니다 별 연 별. . , BMI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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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Adolescent obesity is a growing problem.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types

of physical activity and obesity in male and femal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This study used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a of 2007. The study

included 282 male and femal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completed health survey questionnaires

regarding physical activity. Physical activity wasmeasured with vigorous and moderate activity andwalking. BMI

was used as an obesity indicator. Analyses were done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and chi-square test.

In additio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obesity when adjusting for covariates. SAS/WIN 9.1 was used.

Results: Boys spent more days in vigorous and moderate physical activity than girls (p for vigorous activity:

<.001, for moderate activity: <.00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walking activity between boys and

girls and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nly days spent in vigorous activ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middle school student compared with high school students (p=.013).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obesity, moderate physical activity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BMI for high school boys

(p=.041). However, when adjusting for age, sex, school, parental income, daily caloric intake, physical activity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obesity.

Conclusions:The results showed that male and female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pent not enough days

in doing lowmoderate and vigorous physical activity. Thus, this strengthens the need to increase physical activity

level in these populations. In spite of non-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obesity from

multivariate analysis, increasing moderate physical activity for high school boy could be effective to prevent and

manage obesity, sinc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oderate activity and obesity in this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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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비만 라고 했 우리나라 에 사, 6 17

청 비만 에 가1979 5% 1996 23%

했다 보고가 다(Lee et al.., 2004).

한 비만 그 체가 뿐 아니라 비만 원

어 신체 신 사 가 생하 에·

청 비만 심각한 다 등. Gortmaker (1993)

연 에 청 비만 아 감 신체 건강에,

향 미 다고 시하 고, Schwartz Puhl

한 비만 청 경우 에 해 낙 찍(2003)

다거나 우울 병 다고 언 하 다. Baur

역시 아동 청 비만 결과 과(2002)

식장애 수 고 압 당뇨 지질 사, , , , ,

상 등 생 수 시하 다 라 아동.

청 비만에 한 재가 시 다고 할 수

다.

운동 가능한 비만 험 하나 알

많 실 연 들 청 어 장하,

운동 하지 않 다 것 보여주고 다.

등 청 에Gordon-Larsen (2004) 13,030 1994

지 사한 결과 많 청 운동 거2001 ,

하지 않 한 운동 많 하지 않 청 운동

거 하지 않 다고 보고하 다. Stephens 등

도 역시 청 에 행하 운동 수(1985)

감 한다고 하 다 청 가 운동 재에.

합한 시 보여 다 한 비만과 한 운동 재.

고 압 당뇨 심장질 과 같 다양한 만 질 에도, ,

효과 므 에 재 실행하(Katzmarzyk et al.)

것 하다.

라 청 비만 한 재 프 그램 개

하 어 운동 포함하 것 하 보다 효과,

재 해 과연 어떠한 운동 비만

하고 리하 도움 지에 해 아 것

하다고 사료 다 운동에 다양한 가 재하 다. ,

양한 재한다 그 한 가지 운동.

강도에 라 격 한 운동 과(vigorous physical activity)

등도 운동 하 것(moderate physical activity)

다 격 한 운동 안 상태 보다 상 에. 6

지 모량 필 하 운동 말하 등도 운동 안,

상태 보다 약 도 에 지가 모 운동3~5

말한다 러한 여러 가지 운동 청(Welk, 2002).

비만과 어떤 계가 지에 한 보 향후 비

만 재 프 그램 개 에 어 한 료가

에 본 연 에 우리나라 남 고등학, ·

학생 상 다양한 운동 신체 동 수행 빈도

악하고 들 신체 동 수행 도 비만도 계,

살펴 고등학 학생 비만 한, ·

재 프 그램 개 하 여하고 한다.

연구목적2.

본 연 남 고등학 학생들 상 격 한·

운동 등도 운동 걷 운동 수행 도 악하고, , ,

들 운동 비만도 어떤 계에 지 하 다.

한 체 목 다 과 같다.

� 남 고등학 학생들 격 한 운동 등도 운· ,

동 걷 운동 빈도 악하 다, .

� 격 한 운동 등도 운동 걷 운동 수행 도가 남, ,

고등학 학생별 차 가 지 하 다· .

� 격 한 운동 등도 운동 걷 운동 실천 수 에, ,

라 비만도에 차 가 지 남 고등학 학생·

각각 그룹별 살펴본다.

� 비만도에 향 미 변수 연 별 학 식습( , , ,

모 경 수 들 고 한 상태에 신체 동, )

수행 도가 비만도에 미 향 악하고 하

다.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1.

본 연 상 도 차 도 민건강2007 4 1

양 사 원시 료 용하 다 민건강 양 사.

주택 사 사 보 용하여 동2005 ·

변수 집락계통 개· 100

사 하 각 사 당 개 본 사가, 23

하여 가 원 한 사 상 하 다 보건(

복지가 질병 리본 차 도 사& , 2010). 4 1

월 월 지 에 실시2007 7 16 2008 1 14

었다 본 연 에 들 료 건강 사지에.

답한 고등학 학생들 료 하 다 라· .

남 고등학 학생 포함 었다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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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구2.

상 학 특 연 학 모 경, , ,

수 포함하 연 만 나 학 상, ,

들 재학 학 학 고등학 하

다 모 경 수 월평균가 득. 4

한 것 사 원 미만 사, 1 (462,000 ), 2 (462,000~

원 미만 사 원 미만1,000,000 ), 2 (1,000,000~1,700,000 ),

사 원 상 사 었다 보건복지4 (1,700,000 ) ( &

질병 리본 본 연 에 사용한 지 민건, 2009).

강 양 사 건강행태에 한 항 신체 동 키 몸,

게 체질량지수 료 용하 다 신체 동 운동 에, . ( )

한 료 건강 사지 항에 한 답

용하 다 격 한 신체 동 고강도 신체 동 실천. ( )

근 주 동안 평 보다 몸 매우 들거나 숨 많1

가 격 한 신체 동 상 한 날 니10 ?

라 항 답 용하 답 들 해 돕,

해 격 한 신체 동 가 지에 시 었다( :

달리 등산 빠 도 거 타 빠 수, , , , ,

스쿼시 단식 니스 거운 건 나 등, , , ,

직업 동 체 동 등도 신체 동). 근 주 동1

안 평 보다 몸 들거나 숨 약간 가 등도 신

체 동 상 한 날 니10 ? 라 항 질

하 역시 등도 신체 동 시하 다, ( :

천천 하 수 복식 니스 드민 탁 가벼, , , , ,

운 건 나 등 직업 동 체 동 단 걷,

걷 운동 경우). 근 주 동안 한 에 어도1 10

상 걸 날 니 ? 라 질 에 답하게 하

퇴근 등하 동 운동 해 걷, , 것

모 포함하여 답하게 하 다 라 답 들 근.

주 동안 각각 신체 동 실시한 날 수1 0 에

지 체 하 다 한 비만에 향 미 한 변7 .

수 하나 식습 에 포함하 하루 취,

한 열량 식습 변수 용하 다 하루 동안 취한 열.

량 지난 시간 동안 취한 식 과 취한 식24

피 량 답하게 하 료 통해

열량 계산하 다.

자료분석3.

수집 료 프 그램 용하여SAS/WIN 9.1

하 다 상 학 특 신체 동 특 실수.

평균과 편차 악하 다 각각 신체, .

동 수행 도가 남 고등학 학생별 어떻게 다 지·

살펴보 해 신체 동 실시한 날 평균 남 ·

고등학 학생 그룹별 용하여 비 하ANOVA

다 한 연 상 학 특 별 비만과 신체 동.

계 x2 검 용하여 살펴보았 약 과 수test ,

그 상 학생들 격 한 운동 나 등도 운동 하

루에 상 하 날 하루도 없 것 나타났10

에 격 한 운동 등도 운동 하루에 10 상 주당,

상 실시하 그룹과 하루도 실시하지 않 그룹1

나 어 하 다 걷 운동 경우 하루. 10 상 걷

날 매 라고 답한 학생 과 수가 었 에,

매 상 걷 그룹과 그 지 않 그룹10 나 어

하 다 비만 가 시한아시아 비만. WHO

사용하여 상 비만 그룹 하 상 그BMI 23 , 23 , 23

룹 하 다(WHO expert consultation, 2004).

한비만에 향 미 변수 연 별 학 모, , ,

경 수 하루 취 열량 보 한 상태에 신체,

동 수 비만에 어떤 향 미 지 보 해 multiple

용하여 하 다logistic regression .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1.

상 남학생 여학생282 150 , 132

었 학생 고등학생 나타났, 172 , 110

다 한 모 월평균 득 하< 1>. 4

사 사 사 사, 1 26 , 2 74 , 3 85 , 4 86

사 었 평균 연 나타났, 14.6±1.5

만 사 었다 한 하루 취열12~17 .

량 평균 리 사 었다2,069±784.2 .

연구대상자의 각 신체활동 별 주당 실행 일 수2.

별 학 별 각각 신체 동 별 주당 실행 수 비,

해 보았 남학생 주당 평균 도 격 한 운동, 2.0

하 고 여학생 약 실시하 것 나타나 남학, 0.9

생 격 한 신체 동 수가 하게 았다(p<.001).

한 학 별 살펴보았 학생 고등학생,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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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어 학생 격 한 운동 많 하1.1

것 나타났다(p=.013).

등도 운동 경우 별만 하게 나타났

(p< 남학생 주당 평균 여학생 평균.001), 1.4 , 0.7

도 등도 운동 하 것 나타났 학 별,

한 차 가 없었 걷 운동 경우 별 학 별,

한 차 견하지 못하 다< 2>.

연구대상자의 체중 신장 체질량 지수3. , ,

남 생 경우 평균체 남고생57.4±13.4kg, 65.1

±11.6 여 생kg, 52.6±9.2 여고생kg, 51.7±8.9 kg

사 었 키 경우 남 생, 165.3±8.1 남cm,

고생 172.4±6.0 여 생cm, 159.6±5.5 여고생cm,

159.5±5.1 나타났다 라 남학생 경우 장cm .

고등학 지 지 지만 여고생 장

학생 에 거 것 나타났다 체질량지수.

남 생 남고생 여 생(BMI) 20.9±4.3, 21.9±3.5,

여고생 사 었다20.7±3.4, 20.3±3.2 < 3>.

남녀중 고등학생별신체활동수준과체질량지수의관계4. ·

남 생 경우 격 한 운동 주 에 하루도 실천하지

않 그룹 가 상 경우가 비만 경BMI 25 (83.3%),

우가 나타났 주 에 하루 도 격5 (16.7%) ,

한 운동 실시하 그룹에 가 상 경우가BMI 48

비만한 경우가 나타나 격 한(73.9%), 17 (26.2%)

운동 실천하 그룹과 실천하지 않 그룹 사 에

한 차 견할 수 없었다.

표< 1>연구대상자의특성 (N=282)

n (%) or M±SD

별 남학생

여학생

150 (53.2)

132 (46.8)

학 학생

고등학생

172 (39.0)

110 (61.0)

모 월평균 득 1) 사 원 미만1 (462,000 )

사 원 미만2 (462,000~1,000,000 )

사 원 미만3 (1,000,000~1,700,000 )

사 원 상4 (1,700,000 )

26 (9.6)

74 (27.3)

85 (31.4)

86 (31.7)

연 14.6±1.5 12~17

하루 취 열량 2) 2069±784.2 664.5~5151.1

결 값 결 값1) : 11 , 2) : 42 .

표< 2>각운동별주당실행일수 (N=282)

격 한 운동 등도 운동 걷 운동

M±SD p M±SD p M±SD p

별 남학생

여학생

2.0±2.0

0.9±1.5

<.001 1.4±2.0

0.7±1.5

<.001 5.5±2.3

5.5±2.2

.858

학 학

고등학

1.7±2.0

1.1±1.6

.013 1.0±1.6

1.2±2.1

.291 5.4±2.2

5.6±2.2

.535

표< 3>체중 신장 체질량지수, , (N=282)

남 여

M±SD M±SD

체 (kg) 학생

고등학생

57.4±13.4

65.1±11.6

52.6±9.2

51.7±8.9

신장 (cm) 학생

고등학생

165.3±8.1

172.4±6.0

159.6±5.5

159.5±5.1

체질량지수 학생

고등학생

20.9±4.3

21.9±3.5

20.7±3.4

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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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생 경우 격 한 운동 주 에 하루도 실천하지

않 그룹 가 상 경우가 비만 경BMI 10 (58.8%),

우가 나타났 주 에 하루 도 격7 (41.2%) ,

한 운동 실시하 그룹에 가 상 경우가BMI 25

비만한 경우가 나타나 남고생(67.6%), 15 (25.4%)

들에 어 격 한 운동 실천하 그룹과 실천하지 않

그룹 사 에 한 차 견할 수 없었다.

남 생 경우 등도 운동 주 에 하루도 실천하지

않 그룹 가 상 경우가 비만 경BMI 38 (77.6%),

우가 나타났 주 에 하루 도11 (22.4%) ,

등도 운동 실시하 그룹에 가 상 경우가BMI 35

비만한 경우가 나타나 등(76.1%), 11 (23.9%)

도 운동 실천하 그룹과 실천하지 않 그룹 사 에

한 차 가 없었다.

남고생 등도 운동 주 에 하루도 실천하지 않

그룹 가 상 경우가 비만 경우가BMI 12 (50.0%),

나타났 주 에 하루 도 등도12 (50.0%) ,

운동 실시하 그룹에 가 상 경우가BMI 23

비만한 경우가 나타나 등도 운(76.7%), 7 (23.3%)

동 실천하 그룹과 실천하지 않 그룹 사 에 한

차 가 알 수 었다(p=.041).

남 생 경우 걷 운동 매 실천하지 않 그룹

가 상 경우가 비만 경우가BMI 29 (80.6%), 7

나타났 매 실천하 그룹에 가(19.4%) , BMI

상 경우가 비만한 경우가44 (74.6%), 15 (25.4%)

나타나 걷 매 실천하 그룹과 그 지 않 그룹

사 에 한 차 견하지 못했다.

남고생 경우 걷 운동 매 실천하지 않 그룹

가 상 경우가 비만 경우가BMI 16 (72.7%), 6

나타났 매 실천하 그룹에 가(27.3%) , BMI

상 경우가 비만한 경우가19 (59.4%), 13 (40.6%)

나타나 걷 매 실천하 그룹과 그 지 않 그룹

사 에 한 차 가 없었다< 4>.

여 생 경우 격 한 운동 주 에 하루도 실천하지

않 그룹 가 상 경우가 비만 경BMI 35 (81.4%),

우가 나타났 주 에 하루 도 격8 (18.6%) ,

한 운동 실시하 그룹에 가 상 경우가BMI 29

비만한 경우가 나타나 격 한(78.8%), 7 (21.2%)

표< 4>남학생의체질량지수와운동 (N=282)

학생 격 한 운동 비실천 격 한 운동 실천 계 x
2 p

BMI<23

BMI 23≥

25 (83.3)

5 (16.7)

48 (73.9)

17 (26.2)

73 (76.8)

22 (22.2)

1.038 .308

등도 운동 비실천 등도 운동 실천 계 x
2 p

BMI<23

BMI 23≥

38 (77.6)

11 (22.4)

35 (76.1)

11 (23.9)

73 (76.8)

22 (23.2)

0.029 .866

걷 매 비실천 걷 매 실천 계 x
2 p

BMI<23

BMI 23≥

29 (80.6)

7 (19.4)

44 (74.6)

15 (25.4)

73 (76.8)

11 (23.2)

0.449 .503

고등학생 격 한 운동 비실천 격 한 운동 실천 계 x
2 p

BMI<23

BMI 23≥

10 (58.8)

7 (41.2)

25 (67.6)

12 (32.4)

35 (64.8)

19 (35.2)

0.391 .532

등도 운동 비실천 등도 운동 실천 계 x
2 p

BMI<23

BMI 23≥

12 (50.0)

12 (50.0)

23 (76.7)

7 (23.3)

35 (64.8)

19 (35.2)

4.158 .041

걷 매 비실천 걷 매 실천 계 x
2 p

BMI<23

BMI 23≥

16 (72.7)

6 (27.3)

19 (59.4)

13 (40.6)

35 (64.8)

19 (35.2)

1.019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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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실천하 그룹과 실천하지 않 그룹 사 에

한 차 견할 수 없었다.

여고생 경우 격 한 운동 주 에 하루도 실천하지

않 그룹 가 상 경우가 비만 경BMI 36 (90.0%),

우가 나타났 주 에 하루 도 격4 (10.0%) ,

한 운동 실시하 그룹에 가 상 경우가BMI 12

비만한 경우가 나타나 여고생(80.0%), 3 (20.0%)

들에 어 격 한 운동 실천하 그룹과 실천하지 않

그룹 사 에 한 차 견할 수 없었다.

여 생 경우 등도 운동 주 에 하루도 실천하지

않 그룹 가 상 경우가 비만 경BMI 42 (79.3%),

우가 나타났 주 에 하루 도11 (20.7%) ,

등도 운동 실시하 그룹에 가 상 경우가BMI 19

비만한 경우가 나타나 등도(82.6%), 4 (17.4%)

운동 실천하 그룹과 실천하지 않 그룹 사 에

한 차 가 없었다.

여고생 등도 운동 주 에 하루도 실천하지 않

그룹 가 상 경우가 비만 경우가BMI 35 (85.4%),

나타났 주 에 하루 도 등도6 (14.6%) ,

운동 실시하 그룹에 가 상 경우가BMI 13

비만한 경우가 나타나 등도 운(92.9%), 1 (7.1%)

동 실천하 그룹과 실천하지 않 그룹 사 에 한

차 가 없었다.

여 생 경우 걷 운동 매 실천하지 않 그룹

가 상 경우가 비만 경우가BMI 29 (80.6%), 7

나타났 매 실천하 그룹에(19.4%) , BMI

가 상 경우가 비만한 경우가32 (80.0%), 8 (20.0%)

나타나 걷 매 실천하 그룹과 그 지 않 그

룹 사 에 한 차 견하지 못했다.

여고생 경우 걷 운동 매 실천하지 않 그룹

가 상 경우가 비만 경우가BMI 16 (84.2%), 3

나타났 매 실천하 그룹에(15.8%) , BMI

가 상 경우가 비만한 경우가32 (88.9%), 4 (11.1%)

나타나 걷 매 실천하 그룹과 그 지 않 그

룹 사 에 한 차 가 없었다< 5>.

표< 5>여학생의체질량지수와운동 (N=282)

학생 격 한 운동 비실천 격 한 운동 실천 계 x
2 p

BMI<23

BMI 23≥

35 (81.4)

8 (18.6)

29 (78.8)

7 (21.2)

61 (80.3)

15 (19.7)

0.080 .777

등도 운동 비실천 등도 운동 실천 계 x
2 p

BMI<23

BMI 23≥

42 (79.3)

11 (20.7)

19 (82.6)

4 (17.4)

61 (80.3)

15 (19.7)

- 1.000 1)

걷 매 비실천 걷 매 실천 계 x
2 p

29 (80.6)

7 (19.4)

29 (80.6)

7 (19.4)

32 (80.0)

8 (20.0)

61 (80.3)

15 (19.7)

0.004 .952

고등학생 격 한 운동 비실천 격 한 운동 실천 계 x
2 p

BMI<23

BMI 23≥

36 (90.0)

4 (10.0)

12 (80.0)

3 (20.0)

48 (87.3)

7 (12.3)

- .358 1)

등도 운동 비실천 등도 운동 실천 계 x
2 p

BMI<23

BMI 23≥

35 (85.4)

6 (14.6)

13 (92.9)

1 (7.1)

48 (87.3)

7 (12.7)

- .664 1)

걷 매 비실천 걷 매 실천 계 x
2 p

BMI<23

BMI 23≥

16 (84.2)

3 (15.8)

32 (88.9)

4 (11.1)

48 (87.3)

7 (12.7)

- .682 1)

1) Fisher's ex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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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중 고등학교학생의신체활동과비만·

비만에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정한 상태에서신체활동5.

과 비만의 관계

비만에 향 미 수 별 연 학, , ,

모 경 수 하루 취 열량 보 한 상태에 신체,

동과 비만 계 살펴본 결과 과 같다 격 한 운6 .

동 등도 운동 걷 모 비만과 한 없 것, ,

나타났다 등도 운동과 비만 살펴본 모 에 남. ,

별 비만 하게 다 것 나타났다 남학생. ,

비만 험 여학생보다 1.99 (95% CI: 1.01~2.92)

것 나타났다.

고 찰

본 연 남 고등학 학생들 상 격 한·

운동 등도 운동 걷 운동 실천 도 악하고, , ,

들 신체 동과 비만 어떠한 지 하 다.

본 연 결과 격 한 운동 경우 주당 남학생 여학, 2 ,

생 등도 운동 경우 남학생 여학생0.9 , 1.4 , 0.7

나타나 남 고등학 학생들 운동 수 상당·

낮 알 수 다 특. CDC (Center for Disease

에 아동 청Control and Prevention, 2005)

등도 강도 운동 거 매 어도 하루 씩 참여60

해야 한다 시하고 과 비 해 보,

아도 우리나라 청 들 한 운동 건강 진 프

그램 실 필 함 알 수 다.

각 운동별 주당 실행 수 별 비 했 남학생

여학생에 비해 격 한 운동과 등도 운동 모 에 하

게 것 나타났다 연 결과 하.

결과 다(Caspersen et al., 2000; Tammelin et al., 2004;

Sallis et al. 한 학생과 고등학생 비 했, 1996). ,

학생 주당 평균 고등학생 주당 평균 동1.7 , 1.1

안 등도 운동 하 것 보고하여 학생에 등

도 운동 수 하게 것 나타났 ,

한 청 들 장하 운동 수 낮아진다

연 결과 한다(Gordon-Larsen et al., 2004).

비만과 운동 수 과 계 살펴보았 여학생,

경우 학생과 고등학생 모 에 격 한 운동 등도 운,

동 걷 운동 수 비만과 없 것 나타났,

나 남학생 경우 고등학생에 만 등도 운동 실천하,

그룹 그 지 않 그룹보다 비만 가능 낮 것

나타나 등도 운동 실천 비만 낮 수

보여주었다 등도 고강도 운동 피하지 과.

상 계 보 다고 보고한 연

표< 6>비만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보정한상태에서신체활동과비만의관계 (N=233)

비만 1) 비만 2) 비만 3)

Odds ratios p Odds ratios p Odds ratios p

운동 안하 그룹

하 그룹

1

1.48 (0.75~2.92) .256

1

0.84 (0.44~1.62) .603

1

1.56 (0.81~3.03) .187

별 여

남

1

1.74 (0.88~3.45) .110

1

1.99 (1.01~3.92) .046

1

1.89 (0.98~3.67) .059

학 학

고등학

1

1.54 (0.54~4.12) .421

1

1.56 (0.55~4.45) .408

1

1.69 (0.58~4.91) .338

모 경 수 사1 & 2

사3 & 4

1

0.66 (0.35~1.24) .195

1

0.64 (0.34~1.21) .171

1

0.62 (0.33~1.17) .136

연 0.98 (0.69~1.38) .886 0.96 (0.68~1.35) .804 0.93 (0.65~1.31) .666

하루 취열량 1.00 (1.00~1.00) .717 1.00 (1.00~1.00) .735 1.00 (1.00~1.00) .830

격 한 운동과 비만과 계 등도 운동과 비만과 계 걷 비만과 계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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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결과 (Ekelund et al. 등도 고강도, 2004),

운동 체지 과 역시 상 계 보 다고 하 연

도 맥상통하 결과 다(Ness et al., 2007).

라 남고생에 어 비만 해 등도 운동 수

리 한 재가 실하다고 하겠다 특 본 연. ,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등도 운동 실천 남 생에

비해 남고생 하게 낮다 고등학생에 한 운동

재 필 욱 뒷 하고 다 해.

실 시 주 토 에 운동 우 순

에 리고 다 생각해 볼 학 나 책차원에

하 한 가 필 하다고 사료 다.

걷 경우 매 실천하 그룹과 그 지 않 그룹

나 어 비만 도 비 하 남 고등학, ·

생 모 에 한 찾 수 없었다.

행연 살펴보 여 생 상 걷 운동 프,

그램 실시 후 비만 경우 체질량지수가 어들었 나,

상 경우 체질량지수가 하게 감 하지 않았다

보고가 고 원 등 에 비만 여( , 2009),

상 걷 프 그램 실시 후 체질량지수 감

가 었다고 보고 었다 철식 등 경( , 2004, &

본 연 에 걷 실천과 비만 한, 2008).

계가 없 것 나타났 러한 결과 게 가지,

원 할 수 것 사료 다 우 본 연. ,

걷 하루 상 실시하 지 아닌지10

하 므 걷 실천하 시간 고 하지 않았

수 다 다 원 걷 강도 것.

걷 프 그램 비만에 효과가 었다 행연 에

주 빠 게 걷 실천하도 하 나 본 연 에,

걷 운동 강도 고 하지 않았 므 하지 않

결과가 나타났 가능 할 수 없다 라 향후.

보다 심도 연 가 필 할 것 사료 다.

별 연 학 모 경 상태 열량 취 고, , , ,

한 상태에 신체 동과 비만 과 계 살펴본 결과

격 한 운동 등도 운동 걷 모 비만과 한, ,

없 것 나타났다 운동과 비만에 상 계 보.

다 연 결과 달리 본 연 결과에 신체,

동과 비만과 한 계 나타내지 않았다.

해 여러 가지 가능 생각해 볼 수 다 첫째 비만. ,

학생 나 고등학생 경우 실 보over-reporting,

다 많 운동 한다고 답했 가능 할 수 없

다 등 비만한 상 들 실 운동수. Lichtman (1992)

보다 도 게 보고하 경우가 다고 하 다50% .

등 에 러한 운Deforche (2003) over-reporting

동 많 하 것 사 람직하다 식

에 생 수 다고 시하 다 째 본 연 에 하루. ,

상 운동한 날 수만 고 하 므 실 운동10 ,

한 시간 하지 않았 므 비만과 운동 사 에

한 계 얻지 못했 가능 다 하여 향후.

운동 시간 횟수 강도 모 고 한 연 가 필 하다고, ,

할 수 다.

한 비만에 향 주 들 보 한 상태에 신

체 동과 비만 살펴보았 보 변수 하나,

별 비만과 한 계 보 주목할 만하다 신체.

동 실천 여 연 학 모 경 상태 열, , ,

량 취 고 한 상태에 남학생 비만 험도가 여학보

다 약 것 나타났 남학생 한 비2 ,

만 리에 한 필 시사한다고 할 수 다.

등 연 에 아동 청 비만에(2001)

어 도에 남 별 비만 한 차 가 없7

나 에 도달하 남학생 비만 여학생보다12

하게 다고 하 고 청 건강행태 라 사, 2008

결과에 도 청 남학생 비만13~18 11.3%,

여학생 나타나 남학생 비만 여학생보다4.6%

다 본 연 결과 하 다 보건복지가 등( ,

본 연 결과 신체 동 연 학 모 경2009). , , ,

상태 열량 취 에도 남 별 비만에 향,

주 재함 미한다 라 향후 남 별 비.

만에 향 미 어떻게 다 지에 한 심도

연 가 필 하 연 결과 탕 별 다 비,

만 리 략 다고 할 수 다.

본 연 민건강 양 사라고 하

료 통해 남 고등학생 격 한 운동 등· ,

도 운동 걷 운동 별 실천 수 악하고 같, ,

각각 운동 비만 지 살펴보았다

다 비 다변량 에 신체 동과 비만.

한 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고생에 등도 운동,

하루 상 주 상 실천하 그룹에 비만10 1

하게 낮 것 나타난 것 살펴볼 들 집단에,

어 등도 운동 가시킨다 비만 감 시킬 수

악할 수 었다 한 학생보다 고등학생에.

운동수 하게 낮았다 고등학생 운동 수

향상 한 재 프 그램 시 함 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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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중 고등학교학생의신체활동과비만·

결론 및 언

본 연 고등학 학생들 상 격 한 운·

동 등도 운동 걷 운동 실행 도 악하고 들, , ,

각각 신체 동 수 별 비만 도에 차 가 지

한 연 다 본 연 수행 해 민건강. 2007

양 사 원시 료 용하 고 고등학, 282 ·

연 상 포함 었 프 그램, SAS/WIN 9.1

용하여 ANOVA x
2 실시하 다 본 연 결과.

다 과 같다.

첫째 남학생보다 여학생 격 한 운동 등도 운동,

실시하 날 수가 하게 낮았 걷 운동,

한 차 가 없었다.

째 학생보다 고등학생에 격 한 운동 실시하,

날 수가 하게 낮았다.

째 여학생에 각각 운동 한 날 수 비만 사,

에 한 계가 없었 나 남고생 경우 등도 운동,

실천한 그룹에 비만 병 낮게 나타났다.

째 별 연 학 모 경 열량 취량, , , , ,

보 한 상태에 신체 동과 비만 한 계가 없

었다.

본 연 결과 우리나라 남 고등학 학생들 신, ·

체 동 실천 비 낮 것 나타나 들 상

신체 동 수 수 건강 진 프 그램

실 필 하다 것 알 수 었다 특 남고생에.

등도 신체 동과 비만과 한 계 할 수 었

므 남고생 비만 해 등도 신체 동 가,

시키 것 하다고 할 수 한 프 그램,

개 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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