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6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 권 제 호 년 월23 , 2 , 2010 12

J. of Korean Soc. of School Health Vol. 23, No. 2, 276-285, December, 2010

론

연구의 필요성1.

규 식사가 건강에 어 매우 다 사실

주지 사실 시간 여 생 리듬 변,

등 생들 식사 결식 여

결 지 고 지 간 결식, 30

계 도 가 고 다 (Nicklas et al. 루, 1998).

식사 당연 게 여 과거 달리 에

여 사 동 가 에 루 식사

변 고 다 (Prattala and Roos, 1999).

민건강 사에 니별 결식2008

식사 경우 심 각각20.9%, 4.7%, 4.3%

타 식사 결식 가장 것 타

났다 보건복지 연 별 결식 만( , 2009). 19~29

식사 결식 에 달 가장 게 타났48%

지역별 동 지역 지역에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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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This study is descriptive research that confirms breakfast eating habit of woman's college students and

related factors.

Methods:This investigation took place in August 2010 andwas participated 142 students of onewoman's college

which located in a large city. The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general trait, diet trait, life patterns and

health states.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uni-variate analysis, the significant variables of breakfast eating habit are: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breakfast, spare time before attendance, her parents's breakfast eating habit, times

of snack, times of eating out and index of food life style. Bu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ulti-variate analysis,

the number of the significant variables became narrow and they were: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breakfast,

spare time before attendance and her father's breakfast eating habit.

Conclusion: Finally, it can be said that the breakfast eating habit of woman's college student is related to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breakfast, spare time before attendance and her father's breakfast habit strongly.

It is necessary to emphasis on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breakfast and concerns of parents for breakfast

eating habit to improve the regularity of breakfast eating habit for woman's college students' health.

KeyWords: Breakfast, Women college studen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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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역 에 식사 결식 가 가장 심각20

다 것 다 연 들에 도 슷.

결과 보 질 식사 결식 도,

등 생에 여 들 결식, 10

여 생 결식 에 달 것 다,

( 등 허 등, 2003; , 1999; Brugman et al., 1998).

생 ․고등 규 생

에 개별 고 운 생 변 에 간식

취가 어 고 주 연과 같 건강과,

변 여 식생 변 가 어날

보 다 실 생들 규 식사시간과 식사.

과 질 균 등도 연 에 지 고 다 (

남 , 1996).

별에 어 청 여 가 남 에

결식 심 그 체 감 결,

식 거 감식 경향 다 (Keski-Rahkonen

et al., 2004; Brugman et al. 그러 체 감, 1998).

결식 실 것 만 가능

다 결식 향 뿐 니 운동량.

에도 향 미 식사 거 게,

감 여 신체 동 어들게 다(Corder et

al. 결 운동량 어 만, 2010). ,

가능 게 다 에. ,

에 식 취 지 생 허 우

심과 에 많 식 취 게 거 고지,

간식 식 취 게 므 만 가능,

게 다.

재 만 닌 경우에도 결식,

균 식사 질 떨어지 등 여

체 건강상태에 지 향 주게 어 심

질 당뇨병 생 가 다(Marangoni et al.,

2009; Kant et al., 2008; Kochar et al. 등, 2007; ,

1996).

․ ․고등 에 식사 규 과 연

들 많 었 체 과 다 어트에 민감 여 생

식사 연 미 실 다 본.

연 여 생 상 그들 식사 습 에 향

미 엇 지 고 었 본 연,

결과 여 생 상 식사

보건 그램 등 료 용

것 다.

연구목적2.

본 연 개 여 생 상 식사 습

에 향 미 들 실시 었

그 체 연 목 다 과 같다.

� 연 상 특 과 식사 습 과 계

다.

� 식습 과 식사 습 과 계

다.

� 건강생 식과 식사 습 과 계 다.

� 건강상태 체 과 식사 습 과 계

다.

� 식사 습 에 향 미 다.

연구 법

조사대상1.

본 연 월 도시 재 개 여2010 8 1

에 생들 상 편 여 사3 ,

다 생 었 연 에. 142 , 18

사 평균23 19.36 다(SD=1.02) .

사 상 만 도 체 26 상(18.6%), 90

과체(64.35 ), 14 경도 만(10.0%), 9 (6.4 ),

등도 만 1 었다 체지 량에 어(0.7%) < 1>.

사 79 가(57.2%), 36 (26.1%),

상 23 었 근 량 사(16.7%) ,

93 가(67.4%), 30 상(21.7%),

23 었다(10.9%) < 2>.

표< 1>조사대상자의비만도 단위 명: (%)

체 상 과체 경도 만 등도 만 계

26 (18.6) 90 (64.35) 14 (10.0) 9 (6.4) 1 (0.7) 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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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2.

사 당 허 미리 득 후 장

여 훈 미리 다 생2 .

들 상 사 취지 뒤 연 목

고 동 생에 여 지 여 생들

질 에 직 도 다 만도 체.

신장 체 체지 량 근 량 등, , ,

체 용 여2 T-scan plus

후 결과지 개 별 고 목

지에 도 여 리 다.

지 사 상 특 식습, ,

건강생 식 건강 상태 체 등 가지 역, 4

본 사 에 여 생에게 사 실, 10

시 여 지 내용과 보 다, .

특 모님집 거주여 집 경 트, ,

등 시간 여 시간 등 사 다 째 식, , . ,

습 목 어 니 식사 여 모,

식사 습 식사 에 식 도 간식 취, ,

도 매식횟 등 었다 째 건강생 식, . ,

시간 스트 스 도 취 신체 동 식생 실, , , ,

지 등 사 다 식생 실 지 개. 6 18

만 다 보건복지. 식생

지 용 택 본 연 에,

신뢰도 다 체 내용Cronbach's =.654 .⍺

각 식 매 골고루 가 동량 리고 건강체,

지 가 청결 식 맞게 가 짠, ,

식 고 싱겁게 가 지 많 고,

식 게 가 마실 에 그,

가 등 다 째 건강상태 체 과 건강. ,

상태 식 장 계질 본 체 에 식, , ,

감량 망 만도 체지 량 근 량 등 사, , ,

다 만도 체질량지. 가 미만(BMI) 18.5

체 상 미만 상 상 미만 과, 18.5 23 , 23 25

체 상 미만 경도 만 상 등도, 25 30 , 30

만 다 체지 체지 량 근 량 체. , ,

결과 상 지 여, ,

도 다.

마지막 식사 습 변 주 동 평균, 1

식사횟 미 지, 주 거(0 /1 ),

지 주 도만(1, 2 / ), 주 거 지(3,4 / ),

편 주 매 식사(5,6 / ), 주(7 / )

여 상 가 당 목에 직 체 도 다.

자료분석의 방법3.

사 료 모 산 후 용 여SPSS

다 우 단병량 통 식사.

습 과 다 변 에 당.

식사 습 변 연 변 취 독립변,

에 원 산 (One-way ANOVA),

평균간 검 단 상 실시 다(t-test), .

에 검 다5% .

다변량 통 향 다.

식사 습 변 여 다 귀 (multiple

실시 모 에 포 시킬 변 단변regression)

량 에 p 변 들 시 여 모=.25

도가 가장 모 다 검 통 연.

상 료가 다 귀 본 건 등 산 , ,

규 만 시키 지 다 공,

연 변 간 상 결과 tolerance

용 다VIF .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침식사 습관1.

사 상 특 과 식사 습 과

보 여 시간과 식사 습 과 통계

었다 (p< 여 시간.05). 40

경우 주 동 평균 식사횟 2,57 , 40

과 과60 3,33 , 60 90

과 여 시간3.48 , 90 3.93

식사횟 많 다 모님집 거주여 집 경. ,

등 시간 등 통계 보,

지 다 (p>.05)< 3>.

표< 2>조사대상자의체지방량및근육량 단위 명: (%)

상 계

체지 량 36 (26.1) 79 (57.2) 23 (16.7) 138 (100.0)

근 량 30 (21.7) 93 (67.4) 1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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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습관 관련요인과 아침식사 습관2.

모 식사 습 규 상 들 식

사 습 도 규 었다 사 상 모 주.

동 식사횟 계 살펴보 어 니,

보다 지(r=.303) 식사횟(r=.407)

상 계 보 었다 (p< 식사.01).

드시 다 식사에 식 도

식사 습 과도 통계 보 다 (p<

간식 취 도에 주 동 식사 평균횟.01).

간식 취 거 경우 간식 취가 루4.00 ,

경우 간식 취가 루 경우1 3.32 , 2~3 3.02

간식 취 식사 습 과 계 보 다

(p< 매식횟 식사횟 상.05). ,

계 보 다 (r=-.201, p< 그러 어 니 식.05).

사 여 통계 보 지 다

(p>.05)< 4>.

건강생활양식과 아침식사 습관3.

사 상 들 건강생 식과 식사 습 과

보 식생 실 지 주 동 식사횟,

상 계 보 다 (r=.235, p< 식생.05).

실 지 만 가 경우 식사 평균횟(18 ) 12

에 사 경우에2.87 , 12 14 3.27 , 15

상 경우에 다 그러 스트 스 도3.54 . ,

취 신체 동과 통계 보 지,

다 (p>.05)< 5>.

건강상태 및 체형과 아침식사 습관4.

사 상 들 건강상태 체 과 식사 습 과

살펴보 통계 미 변 없었다.

건강상태 식 장 계질 본 체 에, ,

식 감량 망 체지 량 근 량 변 모, , BMI, ,

식사 습 과 없었다 (p>.05) ( 6).

아침식사 습관과 관련된 요인5.

모 에 포 시킬 변 단변량 에 p=.25

변 들 다 귀모 다 여 시간. ,

모 식사 습 식사에 식 간식 취 매식, , , ,

식생 실 지 개 변6 (p< 트.05) (p=

식사.092), (p 시간=.154), (p 건=.154),

강상태 식 (p 개 변 귀모 에 포 시 다=.098) 4 .

변 들 목변 경우 실 값보다 개가

가변 리 후 사용 다.

식사 습 에 향 미 향 도

다 과 같다 특 여 시간 식습7 . ,

지 식사 습 식사에 식 개, 3

표< 3>일반적특성과아침식사습관과의관련성 단위 명: (%)

n (%)
식사습

M±SD p
주0 /1 1, 주2 / 3, 주4 / 5, 주6 / 주7 /

거주지 모님집

타

129 (90.8)

13 (9.2)

11

3

30

2

27

1

26

6

35

1

3.34±1.33

3.00±1.41

.381

집 경 상 25~50%

25~50%

25%

50 (37.3)

76 (56.7)

8 (6.0)

5

8

1

8

17

3

10

15

1

16

14

2

11

22

1

3.40±1.28

3.33±1.38

2.88±1.36

.591

여 시간

†

~40

~60

~90

~120

23 (17.0)

66 (48.9)

31 (23.0)

15 (11.1)

5

4

5

0

8

16

2

3

4

15

7

2

4

16

7

3

2

15

10

7

2.57±1.27

3.33±1.24

3.48±1.44

3.93±1.22

.010

등 시간 미만60

미만60~90

상90

35 (25.0)

46 (32.9)

59 (42.1)

4

5

5

6

9

16

9

12

7

9

7

16

7

13

15

3.26±1.29

3.30±1.36

3.34±1.35

.833

†0.05 쪽 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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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가 것 타났다 (p< 다 귀 에.05).

귀계 값 당

변 가 변 에 향 미 다고

식사에 식, (β 여 시간=.492), (β

지 식사 습=.249), (β 타=.193)

났다.

결 계 값 (R2 산 가 독립) 0.503 50.3%

변 들에 어지 결 계, (Adj R2)

표< 4>식습관관련요인과아침식사습관과의관련성 단위 명: (%)

n (%)
식사습

M±SD p
주0 /1 1, 주2 / 3, 주4 / 5, 주6 / 주7 /

식사 어 니

타

101 (73.2)

31 (26.8)

8

3

21

10

19

9

22

10

31

5

3.47±1.33

3.11±1.20

.154

모 식사

습 ‡

지

어 니

128 (100.0)

131 (100.0)

10

6

8

13

18

28

33

36

59

48

3.96±1.25

3.82±1.17

.0001)

.0002)

식사에

식‡

걸러도 다

보통

어 다

7 (5.0)

30 (21.4)

103 (73.6)

4

6

4

3

12

17

0

8

20

0

4

26

0

0

36

1.43±0.54

2.33±0.96

3.71±1.22

.000

간식 취† 루 2~3

루 1

거

47 (33.1)

77 (54.2)

18 (12.7)

6

7

1

14

17

1

9

16

3

9

18

5

9

19

8

3.02±1.34

3.32±1.31

4.00±1.19

.028

매식† 루 상2

루 1

거 다

25 (17.9)

62 (44.3)

53 (37.9)

2

9

3

11

10

11

4

13

9

3

16

32

5

14

36

2.92±1.32

3.26±1.37

3.57±1.29

.0173)

† 쪽 에0.05 ( ) ; ‡ 쪽 에0.01 ( ) .

1) r=.407, 2) r=.303, 3) r=-.201.

표< 5>건강생활양식과아침식사습관과의관련성 단위 명: (%)

n (%)
식사습

M±SD p
주0 /1 1, 주2 / 3, 주4 / 5, 주6 / 주7 /

스트 스 거

많

8 (0.7)

84 (60.0)

48 (34.3)

1

7

6

3

19

10

1

16

10

1

17

14

2

25

8

3.00±1.51

3.40±1.34

3.17±1.29

.499

취 달 미만1

주 1

주 상2

75 (53.2)

58 (41.1)

8 (5.7)

6

8

0

15

13

3

16

11

1

17

14

1

21

12

3

3.43±1.31

3.16±1.36

3.50±1.41

.472

연‡ 연

연

3 (2.1)

139 (97.9)

1

13

2

30

0

28

0

32

0

36

1.67±0.57

3.35±1.32

-

신체 동

주 1~2

주 상3

67 (47.5)

54 (38.3)

21 (14.9)

10

3

1

14

13

5

12

12

4

17

11

4

14

15

7

3.16±1.38

3.41±1.28

3.52±1.33

.445

식생 실 지 † 상15

상12

미만12

48 (34.8)

67 (48.6)

23 (16.6)

3

6

5

7

19

5

12

11

5

13

13

4

13

18

4

3.54±1.22

3.27±1.36

2.87±1.42

.0051)

†
0.05 쪽 에( ) ;

‡
각 도 가 충 지 통계 리 시 .

1) r=.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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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건강상태및체형과아침식사습관과의관련성 단위 명: (%)

n (%)
식사습

M±SD p
주0 /1 1, 주2 / 3, 주4 / 5, 주6 / 주7 /

건강상태 식

보통

16 (11.3)

64 (45.4)

61 (43.3)

3

6

5

2

19

11

2

16

10

6

8

18

3

15

17

3.25±1.43

3.11±1.32

3.51±1.29

.098

장 계

질 없

21 (14.9)

120 (85.1)

3

11

3

29

6

21

6

26

3

33

3.14±1.27

3.34±1.35

.532

체 식 마

보통

만

26 (18.3)

74 (52.1)

42 (29.6)

5

4

5

6

19

7

3

15

10

6

16

10

6

20

10

3.08±1.49

3.39±1.28

3.31±1.33

.588

감량 망 원

님

111 (78.7)

30 (21.3)

8

6

25

7

26

3

24

8

28

7

3.35±1.27

3.10±1.51

.360

만도 체

상

과체 상

26 (18.6)

90 (64.3)

24 (17.1)

3

10

1

6

23

3

3

15

9

7

19

5

7

23

6

3.35±1.41

3.24±1.37

3.50±1.14

.702

체지 량

상

36 (26.1)

79 (57.2)

23 (16.7)

4

8

1

7

20

4

4

14

8

11

17

4

10

20

6

3.44±1.38

3.27±1.35

3.43±1.19

.750

근 량

상

30 (21.7)

93 (67.4)

15 (10.9)

3

10

0

7

20

4

3

18

5

10

21

1

7

24

5

3.37±1.35

3.31±1.35

3.47±1.24

.911

표< 7>아침식사습관과영향요인들과의관계 다중회귀분석결과( )

귀계 (B) 계 (β) p

상( )

건강 식

지 식사 습 *

어 니 식사 습

식사에 식**

간식 취

매식

시간

트

여 시간**

식사

식생 실 지

-1.283

0.018

0.210

-0.019

0.691

0.132

0.099

0.010

-0.004

0.013

0.072

-0.296

1.149

0.118

0.098

0.101

0.105

0.092

0.102

0.093

0.101

0.004

0.242

0.250

.011

.193

-.017

.492

.114

.080

.008

-.003

.249

.022

-.090

.287

.879

.034

.848

.000

.157

.332

.911

.967

.001

.767

.240

F=9.294; p=.000; R2=.503; Adj R2=.449; Durbin-Watson 값=2.166

†
0.05 쪽 에( ) ;

‡
0.01 쪽 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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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 개 가 결 계 에 미 향 것

다 모 체 모 도0.449 .

것 타났다 (F=9.294, p 결과=.000).

독립 검 통계량 슨– (Durbin-

값 도 들 독립Watson) 2.166

다 다 귀 에 다 공.

허용 가 모 상 산(tolerance) 0.1

도 보다 독립변 가 없 므 다 공(VIF) 10

도 없었다.

고 찰

규 식사 모든 연 에 건강 생

지 에도 고 매우 과 평

가 어 거 식 지 경우가

다 미 과 럽 료에 도 들과 청. 10~30%

상 식사 지 것 타났 ,

러 상 심 지 결과 보 다

(Rampersaud, et al., 2005).

본 연 결과에 연 결과 사 도 볼

었 식사 규 과 에,

드러 들 우리 여 생에게 타 특

징 상 고 볼 러 들 고

사 등 뒤 것 다.

특 과 식사 습 과 에 여

시간에 가 타났 지 변 들에

통계 없었다 집 경 보.

역시 통계 가 없었지만 평균 경

낮 낮 지 것 볼 다 개 도상.

에 결식 곤 결 과 게

어 지만 러 경향 사 에 도 마 가지여,

결식 가 사 경 낮

경우 게 타 다 (Keski-Rahkonen et al., 2004,

Hoglund et al. 그 지만 사 경 거, 1998),

직장 갖고 경우에도 결식

타 러 경우 연 에 시 결식,

경 보다 시간 , 가 고 지

, 식사 것 지 같

들 것 타났다 본 연 에(Shaw,1998).

다변량 통 도 본 결과

도 여 시간 변 타 경 보

다 시간 과 그 다 향 것

었다.

식습 과 식사 습 과 에

모 식사 습 식사에 식 간식 취 매, , ,

식 등 모 통계 타내었다.

지 식사 습 과 식사에 식

모 에 드러 매우 향

다고 볼 것 다 식사에 식.

고 드시 취 고 지 갖 경우 결식

어들고 지가 식사 규 경우,

집 가장 러

여 들 식사 습 에 향 미 다고 보

여진다 간식 취 거 집단에 식사 도.

가 가장 게 타났 매식 거 집단에 도,

식사 도가 가장 다 러 결과 결. ,

식 가 간식과 매식 가 상 타

결 식사 질 균

다.

상 식사태도 규 식사

연 주 사용과 같 건강 도 다, ,

(Timlin et al., 2010; Kapantais et al., 2010; Fisher et al.,

1991; Hoglund et al., 1998; Isralowitz and Trostler,1996).

본 연 에 건강 진 식사 습 과

본 결과 취 신체 동 스트 스,

없 것 타났다 연 연.

어 통계 리 지 연 모 식사 횟3

가 타났고 연 경우 주 식사2 , 7

경우가 가장 많 충 상 사 다 통계

볼 것 생각 다 본에.

상 연 에 재 연여 가 다

건강 에 여 결식과 통계 가장

결식과 연 모 사 들 당뇨병

병 도 게 타 만 질 과 연 도 내었다

(Nishiyama et al., 2009).

신체 동 경우 통계 없었지만 식

사 도 가 신체 동 도가

연 (Kapantais et al. 사 결과 보, 2010)

다 체지 과 사 경 보 여.

청 경우 식사 집단에 신체

동 게 타 것 볼 었다 식사.

거 게 감 여 신체 동 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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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타 보 다 (Corder et al., 2010).

근 연 들에 거 사 들 과다체 ,

규 사 에 여 게 타 지

만 사 들 체 리 취 많다 결,

과 볼 다 (Rampersaud et al. 결, 2005).

식사 규 경우 리 많 취

도 신체 동 에 지 가 커짐 여 과

다체 갈 어든다 것 미 것 다.

후 연 에 식사 신체 동량과

계에 연 여 다각

과 루어 것 사료 다.

건강상태 체 과 변 체 에 식 체,

감량 망여 만도에 에 식사 습,

에 어 집단별 가 타 지 다 연.

들에 다 어트 생들 그 지 생,

들에 여 결식 훨 (Bellisle et al., 1995),

결식 다 어트 체 에 만

고 답 사 들 결식 지 사 들에

훨 많다고 타 것과 다 상(Shaw,1998)

다 그리스에 상 규모 사. 10

결과에 도 식사 경우 가 낮 고BMI ,

다 어트 본 경험 없 경우가 많 다 (Kapantais

et al. 그러 드 그리스에 청, 2010). 17~18

상 연 에 남 경우 식사

취 만도 었지만 여 없게 타,

본 연 상과 사 후 여 경우에10

청 상 결과 다 다 것

다 (Veltsista et al. 식사 거, 2010).

경우 만 생 식사 거

생 허 우 심과 에 많 식

취 게 거 고지 간식 식 취 게,

생 다고 본다 그러(Resnicow, 1991).

후 여 들 신 신체에 가장 많 심 갖10

게 시 다 연 에 여 신 체,

직 지 경향 강 다고 볼 다.

다 어트 실 지게 고,

결식 실 것 뿐 니 체 식 취

게 만 지 에 본

연 같 결과 타 것 보여진다.

그러 가 상 에 다고 도BMI ,

결식 균 식사 질 떨어지 등

여 체 건강상태에 지 향

주게 다 실 식사 지 경우 식사 질.

떨어지거 상 균 험, ,

(Marangoni et al., 2009; Kant et al. 등, 2008; , 1996)

러 식습 지 경우 지질 사 포도당 내 에

향 미쳐 심 질 당뇨병 등 건강2

많 생시킬 다 (Kochar et al. 계보건, 2007).

에 시 생에 향 미(WHO)

식습 향 연과 께 가장 향30% ,

미 타 식습 효과 뿐 니

체 건강 향 게 고 어

것 다.

결식 지 지 경우, 40~50

가 청 달리 사량 변 신체BMI

동 감 같 신체 특 에 실 생 것

다 (Purslow et al., 2008, Purslow et al., 2007).

본 연 에 연 들에 식사 도

다고 타났 많 변 들 통계

없 것 타났 신체 동 연과 같 건강,

들 드러날 가능 다고

었다 러 들 결과 건강 진에.

용 고 만 질 병 게 므 ,

여 생들 규 식사 습 에 꾸 리

많 심과 것 다.

결론 언

단변량 에 여 생들 식사 습 에 향 미

여 시간 모 식사 습, ,

식사에 식 간식 취 매식 식생 실 지 개, , , 6

변 (p< 가 지 었 다변량 통 식.05) ,

사에 식 (β 여 시간=.492), (β 지=.249),

식사 습 (β 여 생들 식사=.193)

습 에 향 미 것 타났다 식사.

드시 다고 식 에 어 등 지,

여 시간 많 지가 규 식사,

사 상 식사 횟 가 많 짐

러 결과 헌들 연 결과 도 맥상통,

많다.

여 생들 식사 습 키워주,

엇보다도 식사에 식 고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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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식사 습 향 므 생에

보건 에도 모 상 식사실 에

보건 도 드시 루어 것 보 다.

그 에도 여 시간 가지 미도 다 겠

다 식사 고 등 도 시간.

다 어 등 지 충 여 시간. ,

보 지 식사에

식 고 공염 에 그 가능 도 없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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