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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nutrient status and food divers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Daegu-Kyungpook area. The subjects were 164 elementary school students (82 boys, 82 girls) who participated in “Dietary

Intake Survey of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conducted by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and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We analyzed the nutritional status for two non-consecutive days by 24 hour recall method.

Adequacy of dietary intake was evaluated by the proportion of subjects consuming nutrients less than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s (EAR). Food diversity was compared by using Dietary Diversity Score (DDS) and Dietary Variety Score (DVS).

Nutrients intak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boys than girls. Subjects who consumed all food groups showed higher intake of

energy and other nutrients. Boys maintained better diet quality than girls, measured by Dietary Diversity Score (DDS) as well

as Dietary Variety Score (DVS). Based on these results, nutrition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should focus on the

importance of consuming all food groups with more attention for girl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5(3) : 297~3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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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생애주기 중에서 연령이 7세에서 12세까지에 해당되는 아

동기는 활동이 왕성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활발

한 신체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기초대사량이 높고 활동량이 많아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할

뿐 만 아니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비타민의 요

구량이 증가한다. 또한 다가오는 사춘기의 급속한 성장에 사

용될 영양소를 체내에 저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 골격 성

장을 위해서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 등의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Guthrie & Picciano 1995).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바람직한 성장과 건강을 확보하려면 적절한 영양 섭

취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올바른 식습관 유지가 매우 중

요하다(Trahms 2000). 

사람의 식습관은 유아기나 아동기에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성장기의 신체발달 및 인지발달과도 매우 관련성이 높

으며(Song 1997), 성인기 이후의 식습관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Kim 2000). 또한 학령기에 식습관이 잘못 형

성되면 심리상태 및 정서발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영양

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된다고 한다(Jang 2005).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약 80%가 편식을 하고

있고 그 중 30% 이상의 아동은 채소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미량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할 것으

로 우려되고 있다(Kim 등 1997; Hong 1998; Lee &

Chang 1998; Kang 2003; Ku & Seo 2005). 

균형 잡힌 영양상태를 유지하려면 신체가 요구하는 모든

영양소로 구성된 식사를 해야 하나 어느 한 가지 식품이 이

러한 목적을 완벽하게 충당시키지는 못하므로 균형식을 섭

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을 선택해야 한다(Kim &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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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다양한 식품군을 선택하고 동일한 식품군 내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비타민과 무기질 등의

미량 영양소 섭취와 관련하여 식사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Krebs-Smith 등 1997). 

어느 연령층을 막론하고 식사구성안을 이용하여 식생활 실

천방법을 지도하는 것은 영양교육의 기본으로 인식되고 있

지만 실제로 식품군을 빠짐없이 섭취한다면 영양소 섭취 상

태를 바람직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동기 아동들

을 대상으로 파악한 구체적인 자료들은 부족한 상태이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양섭취상태는 대부분의 연령층

에서 남녀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영양섭

취부족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초등학교 학령기는 영양소별

필요량에 있어서 남녀 차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

이므로 성별에 따른 영양위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

취상태 및 영양 불균형의 문제가 식사패턴과 어떠한 관련성

이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남녀별로 식사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함께 나타내는 지표인 섭취식품군 점수에 따라 영

양소 섭취의 적정성을 비교함으로써 식품군을 빠짐없이 섭

취하도록 강조하는 것이 초등학생들의 영양섭취개선에 기여

하는 바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

흥원이 수행한 과제의 일환인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식품

섭취량 실태 특별조사’의 일부로 이루어졌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표본 모집단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비롯한 국가통계자

료 생성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

사구를 기본으로 하였다(Korea Food & Drug Admini-

stration 2008a). 조사기간은 겨울조사 2007년 12월~

2008년 2월, 여름조사 2008년 6월~8월, 가을조사 2008

년 9월~11월, 봄조사 2009년 3월~5월까지였으며 이 연구

에 포함된 대상자는 대구 경북지역 초등학생 164명(남아 82

명, 여아 82명)이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일반현황 조사 

모든 문항은 면접 조사로 진행되었다. 개인현황으로 개인

의 키와 체중, 질환보유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며, 가구원 현

황으로는 가구 구성원의 이름, 성별과 연령, 조사대상자와의

관계, 학력 및 직업 등을 조사하였고, 가구현황으로 가구의

주거유형이나 가구 소득 등을 조사하였다. 가구소득은 가구

원의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여 4단계로 구분하였

다.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기준 100% 미만이

면 ‘하’, 100~199%는 ‘중’, 200~299%는 ‘상’, 300%

이상은 ‘최상’으로 구분하였다. 

 

2) 식품 섭취량 조사 

비연속 2일간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개인이 조사 전날 1

일간 섭취한 모든 식품 및 음식의 종류와 그 양을 파악하기

위해서 식사구분이나 식사시간, 식사장소나 조리장소, 음식

종류 등을 포함한 음식명, 섭취한 음식의 양을 파악하였고,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섭취한 모든 음식 및 식품에 대한 상

세 정보(제품명 및 제조사 포함)와 섭취량을 파악하였다. 가

정에서 먹은 음식의 레시피 파악을 위해 가구 내 음식 조리

자를 대상으로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모든 식품의 종류와 분

량, 조리한 음식의 부피, 사용된 식품재료의 가공여부나 식

품상태, 제품명이나 제조회사명 등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실

제로 조사대상자가 조리하거나 섭취한 식품의 중량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할 때에는 2차원 모델자료집(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07)과 계량컵, 계량스푼, 두께

자, 30 cm 자 등의 조사 보조도구를 이용해 부피의 개념으

로 묻고, 이를 실제 중량으로 환산하기 위해 부피중량환산자

료집(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08b)을

이용하였다. 

3) 식품섭취의 적정성(adequacy) 평가

(1) 영양섭취기준 대비 섭취수준(%KDRIs) 평가

남녀 어린이의 영양소 섭취수준은 단백질, 칼슘, 인, 철, 비

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니아신에 대해서는

권장섭취량(Recommended Intake : RI)에 대한 섭취비율

을 산출하였으며 에너지는 평균필요추정량의 백분율로 나타

내었다. 

(2) 영양소적정도 비(Nutrient Adequacy Ratio : NAR)

한국인영양섭취기준(Korean Nutrition Society 2005)

을 바탕으로 권장섭취량(Recommended Intake : RI)이

설정된 영양소에 대해 NAR 값을 구하고 1이 넘는 경우에는

1로 간주 하였다. 

NAR =
Individual daily nutrient intake

Recommended intake of each nutr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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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영양소 적정섭취비율(Mean Adequacy Ratio :

MAR)

MAR은 각 영양소에 대한 NAR 값을 합하여 총 영양소의

수로 나눈 값으로 영양소 섭취의 질을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다. 

(4) 평균필요량(Estimated Average Requirements :

EAR) 미만을 섭취한 연구 대상자 비율

평균필요량이 설정된 영양소들의 경우 한국인 영양섭취기

준에 제시된 평균 필요량에 근거하여 평균 필요량 미만 섭취

비율을 구하여 영양 섭취 부족의 위험률을 평가하였다. 

4) 식품섭취의 다양성(variety) 평가

(1) 섭취식품군 점수(Dietary Diversity Score : DDS) 

대상자들의 섭취한 식품들을 5가지 식품군(곡류군, 육류

군, 과일군, 채소군, 유제품군)에 대해 최소량 이상 섭취한

식품군마다 1점씩 부여하여 섭취식품군 점수를 계산하였

다. 최고점은 5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한 경우에 5점으로

하였다. 최소량의 기준은 육류·채소·과일군의 경우 고

형식품 30 g, 액체식품 60 g, 곡류군은 30 g, 유제품군의

경우 고형식품 15 g, 액체식품 30 g으로 하였다(Kant 등

1991ab).

(2) 섭취식품 가짓수(Dietary Variety Score : DVS)

총 섭취식품 가짓수는 하루에 섭취한 모든 종류의 식품수

로 계산하였다. 기준량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제시된 식

품군별 대표식품 1인 1회 분량(serving size) 설정 기준에

따라 1/10 이상을 섭취하였을 경우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다

른 식품이 한 가지 첨가될 때마다 총 식품점수는 1점씩 증가

하도록 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모든 자료 분석은 SAS 9.1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남녀

별, 그리고 식품군 점수에 따른 변수들의 비교는 student 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영양소의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의 남녀비교는 χ2-test로 분석하였다. 

—————————————————————————

결 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들의 거

주 지역은 대구지역이 80명(48.8%), 경북지역이 84명

(51.2%)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상’과 ‘중’이 75% 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Boys (n = 82) Girls (n = 82) Total (N = 164)

District
Daegu 38 (46.3)1) 42 (51.2) 80 (48.8)

Gyungbuk 44 (53.7) 40 (48.8) 84 (51.2)

Monthly income level2)

Top 15 (18.3) 15 (18.3) 30 (18.3)

High 29 (35.4) 27 (32.9) 56 (34.2)

Middle 30 (36.6) 37 (45.1) 67 (40.9)

Low  8 (89.8)  3 (83.7) 11 (86.7)

Mother's age (yrs)

30 less  1 (81.3)  3 (83.9)  4 (82.5)

30 − 39 54 (67.5) 49 (63.6) 103 (65.6)

40 − 49 24 (30.0) 24 (31.2) 48 (30.6)

50 − 59  1 (81.3)  1 (81.3)  2 (81.3)

Mother's education level

Middle less  2 (82.5)  2 (82.6)  4 (82.5)

Middle school  2 (82.5)  6 (87.8)  8 (85.1)

High school 42 (52.5) 43 (55.8) 85 (54.1)

University 33 (41.3) 23 (29.9) 56 (35.7)

Graduate school  1 (81.3)  3 (83.9)  4 (82.5)

Mother's

occupation

Yes 34 (42.5) 32 (41.6) 66 (42.0)

No 46 (57.5) 45 (58.4) 91 (58.0)

1) N (%)
2) Top: above 300% of minimum standard cost of living

High: 200 − 299% of minimum standard cost of living
Middle: 100 − 199% of minimum standard cost of living
Low: below 100% of minimum standard cost of living

 MAR =
∑NAR(Each truncated at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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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30대, 40대가 96.2%로 대

부분을 차지하였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94.9% 이상이었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를 살펴보면 직업이

있는 사람이 42.0%, 주부가 58.0%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연령, 키, 체중, 연령에 대한 키(키/연령), 연

령에 대한 체중(체중/연령)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평균

키는 남아 138.4 cm, 여아 138.6 cm이었다. 평균체중은

남아 36.2 kg, 여아 33.5 kg이었다. 이는 한국인 소아청소

년발육표준치(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의 남녀 연령별 키, 체중 성장도표와 비

교해 보면 평균 키는 남아 59.2 percentile, 여아 60.1

percentile, 평균 체중은 남아 53.5 percentile, 여아 46.3

percentile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2. 대상자의 식사섭취상태 평가

1)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상태

대상자의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은 Table 3과 같다. 에

너지 평균 섭취량은 남아 2057.6 kcal, 여아 1670.5 kcal

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0001). 단백

질 섭취량은 남아 74.7 g, 여아 55.3 g으로 역시 남아가 높

았다(p < 0.0001). 각 영양소의 섭취량을 성별로 비교하면

남아는 칼슘 617.3 mg, 인 1236.3 mg, 나트륨 3.6 g, 칼

륨 2.7 g, 티아민 1.4 mg, 리보플라빈 1.4 mg, 니아신 15.7

mg을 섭취하였으며 여아는 칼슘 442.3 mg, 인 943.0 mg,

나트륨 2.6 g, 칼륨 2.1 g, 티아민 1.0 mg, 리보플라빈 1.0

mg, 니아신 11.7 mg을 섭취하여 남아가 여아에 비해 섭취

량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001). 또한 남아의 지방 섭취

Table 3. Nutrient intake of subjects 

Variables Boys Girls Significance

Energy (kcal)
(2057.6 ± 551.21)

9(113.5 ± 830.8)2)
(1670.5 ± 456.3

8(100.4 ± 825.8)

****4)

**

Carbohydrate (g) (9326.2 ± 886.3 8(278.2 ± 869.6 ***

Protein (g)
88(74.7 ± 822.2

8(238.6 ± 883.8)

88(55.3 ± 820.1

8(172.1 ± 861.5)

****

****

Fat (g) 88(51.0 ± 823.7 88(38.0 ± 818.5 ***

C : F : P3) 63.4 : 22.3 : 14.5 66.6 : 20.5 : 13.2 −

Ca (mg)
8(617.3 ± 292.7

88(79.8 ± 839.6)

8(442.3 ± 205.0

88(57.3 ± 827.3)

****

****

P (mg)
(1236.3 ± 348.3

8(144.2 ± 845.6)

(8943.0 ± 305.8

8(121.1 ± 844.5)

****

****

Fe (mg)
88(13.2 ± 887.3

8(122.7 ± 864.2)

888(9.8 ± 885.4

88(90.5 ± 854.1)

***

***

Na (g) 888(3.6 ± 881.4 888(2.6 ± 881.0 ****

K (g) 888(2.7 ± 880.9 888(2.1 ± 880.9 ****

Vitamin A (µg)
8(679.3 ± 338.7

8(136.9 ± 870.2)

8(539.9 ± 359.1

8(115.4 ± 885.9)

*

NS

Vitamin B1 (mg)
888(1.4 ± 880.6

8(168.7 ± 867.2)

888(1.0 ± 880.5

8(136.8 ± 857.3)

****

**

Vitamin B2 (mg)
888(1.4 ± 880.6

8(138.5 ± 855.5)

888(1.0 ± 880.4

8(123.4 ± 851.3)

****

NS

Niacin (mg)
88(15.7 ± 885.5

8(144.0 ± 849.7)

88(11.7 ± 885.1

8(117.3 ± 846.2)

****

***

Vitamin C (mg)
8(100.3 ± 101.8

8(145.8 ± 146.7)

88(73.9 ± 854.5

8(107.0 ± 873.6)

*

*

1) Values are mean ± SD
2) Numbers in the parenthesis indicates the percentage of each nutrient for the recommended intake (RI) 
3) C:F:P are percentage of energy from Carbohydrate, Fat and Protein
4) NS: Not significant
*: p < 0.05, **: p < 0.01, ***: p < 0.001, ****: p < 0.0001 by student t-test

Table 2.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Boys Girls 

Age (yrs) 889.2 ± 81.81) 889.4 ± 81.7

Height (cm) 138.4 ± 13.4 138.6 ± 10.7

Weight (kg) 836.2 ± 12.4 833.5 ± 89.7

Height / Age (Percentile) 859.2 ± 28.8 860.1 ± 25.1

Weight / Age (Percentile) 853.5 ± 29.7 846.3 ± 29.5

1) Values are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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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51.0 g, 탄수화물은 326.2 g, 철은 13.2 mg이었으며,

여아의 지방 섭취량은 38.0 g, 탄수화물은 278.2 g, 철은

9.8 mg으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유의하게 섭취량이 높았다

(p < 0.001). 비타민 A의 섭취량은 남아 679.3 µg, 여아

539.9 µg 이었고, 비타민 C는 남아 100.3 mg, 여아 73.9

mg으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섭취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대상자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비율은 남아가

63 : 15 : 22이었고, 여아가 67 : 13 : 20으로 한국인 영양

섭취기준(Korean Nutrition Society 2005)에서 제시하

는 에너지 적정비율인 55~70% : 7~20% : 15~30% 범

위에 속하였다. 

영양섭취기준 대비 영양소 섭취수준은 에너지의 경우

남아가 113.5%, 여아가 100.4%로 섭취하고 있었다. 비

타민 A와 리보플라빈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유의하게 섭취수준이 높았다. 단백질 섭취량

은 남아의 경우 권장섭취량 대비 2배 이상, 여아의 경우

2배 가까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칼슘의 경우

남자는 권장섭취량의 79.8%, 여아는 57.3% 수준에 불

과하였다. 

Table 4는 평균필요량 미만을 섭취한 대상자들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칼슘은 남아의 47.6%, 여아의 74.4%가, 철

은 남아의 14.6%, 여아의 52.4%가 평균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고 있었다. 비타민 A는 남아 13.4%, 여아 29.3%가,

리보플라빈은 남아 11.0%, 여아 24.4%가 평균필요량 미만

으로 섭취하였다. 니아신은 남아 4.9%, 여아 18.3%, 비타

민 C는 남아 25.6%, 여아 41.5%가 평균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였다. 영양소 중 영양섭취 부족 위험이 가장 높은 영

양소는 남아, 여아 모두 칼슘이었고, 남아의 경우 비타민 C,

철, 비타민 A, 비타민 B
2
의 순이었고, 여아의 경우 철, 비타

민 C,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순으로 영양섭취 부족의 위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섭취식품군 점수 및 섭취식품 가짓수 점수

대상자들의 일일 섭취식품군 점수와 섭취식품 가짓수는

Table 5와 Table 6에 제시하였다. 남아, 여아의 섭취식품

군 점수는 육류군에서 각각 0.9점, 0.8점, 채소군에서 각각

0.9점, 0.7점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5, p < 0.01). 전체적인 섭취식품군 점수는 남아가

4.5점, 여아가 4.2점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식품군별 섭취식품의 가짓수는 곡류군에서 남아가 5.5점,

여아가 4.9점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육류군의 섭취식품 가짓수는 남아, 여아가 각각

6.5점, 5.4점, 채소군은 8.9점, 7.6점으로 남아가 여아에 비

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전체적인 섭취식품 가짓수

는 남아가 24.2점, 여아가 21.2점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p < 0.01). 

Table 4. Percentage of subjects consuming nutrient less than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s (EAR) 

Variables Boys Girls Significance

Protein  1 (91.2)1)  0 (90.0) NS2)

Ca 39 (47.6) 61 (74.4) ***

P  7 (98.5) 10 (12.2) NS

Fe 12 (14.6) 43 (52.4) ****

Vitamin A 11 (13.4) 24 (29.3) *

Vitamin B1 6 (97.3) 12 (14.6) NS

Vitamin B2 9 (11.0) 20 (24.4) *

Niacin 4 (94.9) 15 (18.3) **

Vitamin C 21 (25.6) 34 (41.5) *

1) N (%)
2) NS: Not significant
*: p < 0.05, **: p < 0.01, ***: p < 0.001, ****: p < 0.0001 by
χ
2-test

Table 5. Dietary Diversity Score (DDS) of subjects 

Variables Boys Girls Significance

Grain and starch 1.0 ± 0.11) 1.0 ± 0.2 NS2)

Meat, poultry, fish, egg

  and beans
0.9 ± 0.3 0.8 ± 0.4 *

Fruits 0.8 ± 0.4 0.8 ± 0.4 NS

Vegetables 0.9 ± 0.3 0.7 ± 0.5 **

Milk and dairy products 0.9 ± 0.4 0.8 ± 0.4 NS

Total 4.5 ± 0.7 4.2 ± 0.9 *

1) Values are Mean ± SD
2) NS: Not significant
*: p < 0.05, **: p < 0.01 by student t-test 

Table 6. Dietary Variety Score (DVS) of subjects

Variables Boys Girls Significance

Grain and starch  5.5 ± 1.91)  4.9 ± 1.9 *2)

Meat, poultry, fish, egg

  and beans
 6.5 ± 2.7  5.4 ± 2.2 **

Fruits  1.7 ± 1.2  1.8 ± 1.2 NS

Vegetables  8.9 ± 3.0  7.6 ± 3.1 **

Milk and dairy products  1.7 ± 1.1  1.6 ± 1.0 NS

Total 24.2 ± 6.2 21.2 ± 5.8 **

1) Values are Mean ± SD
2) NS: Not significant
*: p < 0.05, **: p < 0.01 by stu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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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섭취식품군 점수의 분포 

대상자들의 섭취식품군 점수의 분포를 Table 7에 제시하

였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난 DDS는 5가지 식

품군을 모두 섭취한 5점에 해당하는 경우이었는데 대상자의

53.7%(남아 61.0%, 여아 46.3%)가 이에 속하였다. 그 다

음으로 4가지 식품군을 섭취한 4점이 전체 28.1%(남아

26.8%, 여아 29.3%)로 나타났으며, DDS순위는 남아, 여

아 모두 5,4,3점 순으로 나타났다. 어느 한 가지 식품군이라

도 부족하게 섭취한 인원이 남아에 비해 여아가 더 많이 나

타나 남아가 더 다양한 식품군으로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섭취식품군 점수에 따른 영양소 섭취상태

1)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 

일일 섭취식품군 점수분포에 따른 대상자들의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을 Table 8에 나타내었다. 남아에서는 5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철, 나트

륨, 비타민 A, 레티놀, 비타민 C를 제외한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에서는 모

든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이 5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Table 9는 섭취식품군 점수에 따른 대상자들의 영양섭취

기준 대비 영양소 섭취수준을 제시한 것이다. 남아에서는 5

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칼

슘, 철, 비타민 A, 비타민 C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 섭취수준

이 유의하게 높았고, 여아의 경우 비타민 A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섭취수준이 5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한 군이 그

렇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여아의 경

우 두 군 모두 칼슘 섭취량이 권장섭취량의 2/3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철과 비타민 C의 섭취수준은 5가지 식

품군을 모두 섭취한 군에 비해 그렇지 않은 군이 약 60~73%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는 상태였다. 

 

2) 평균필요량 미만을 섭취한 대상자의 비율

Table 10은 섭취식품군 점수에 따라 분류한 두 군에서 평

균필요량 미만을 섭취한 대상자들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남아의 경우 인, 철,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에 대해 5

Table 8. Mean energy and nutrient intake according to DDS of subjects

Variables

Boys 

Sig3)

Girls 

SigDDS = 52)

(n = 50)

DDS < 5 

(n = 32)

DDS = 5

(n = 38)

DDS < 5

(n = 44)

Energy (kcal) 2212.1 ± 592.31) 1816.3 ± 375.0 ***4) 1845.5 ± 398.3 1519.3 ± 453.0 ***

Protein (g) 9983.2 ± 923.0 9961.5 ± 912.7 **** 9963.4 ± 918.2 9948.4 ± 919.1 ***

Fat (g) 9958.1 ± 925.8 9940.0 ± 914.3 *** 9942.9 ± 914.6 9933.8 ± 920.6 *

Carbohydrate (g) 9341.7 ± 990.7 9302.1 ± 973.9 * 9305.6 ± 967.9 9254.5 ± 962.6 ***

Fiber (g) 9996.2 ± 992.8 9994.2 ± 991.6 *** 9996.5 ± 995.3 9993.2 ± 992.5 **

Ca (mg) 9669.3 ± 274.0 9536.0 ± 306.5 * 9523.3 ± 170.4 9372.4 ± 208.2 ***

P (mg) 1362.3 ± 348.2 1039.4 ± 244.1 **** 1090.3 ± 268.5 9815.8 ± 280.0 ****

Fe (mg) 9914.1 ± 997.8 9911.8 ± 996.2 NS 9911.7 ± 995.6 9998.1 ± 994.5 **

Na (g) 9993.8 ± 991.4 9993.4 ± 991.4 NS 9993.1 ± 991.0 9992.2 ± 990.9 ****

K (g) 9992.9 ±99 0.9 9992.3 ± 990.8 ** 9992.6 ± 990.9 9991.7 ± 990.5 ****

Vitamin A (µg) 9734.5 ± 346.4 9593.2 ± 312.1 NS 9644.1 ± 453.3 9449.9 ± 219.5 *

Retinol (µg) 9168.1 ± 989.1 9135.8 ± 985.2 NS 9135.2 ± 955.1 9996.2 ± 962.8 **

Vitamin B1 (mg) 9991.6 ± 990.6 9991.2 ± 990.4 ** 9991.2 ± 990.4 9990.9 ± 990.5 **

Vitamin B2 (mg) 9991.6 ± 990.6 9991.2 ±99 0.5 ** 9991.2 ± 990.3 9990.9 ± 990.4 ****

Niacin (mg) 9917.8 ± 995.6 9912.5 ± 993.4 **** 9913.1 ± 994.9 9910.5 ± 995.0 *

Vitamin C (mg) 9110.8 ± 115.0 9984.0 ± 975.6 NS 9996.1 ± 953.0 9954.8 ± 948.7 ***

1) Values are Mean ± SD
2) DDS: Dietary Diversity Score, DDS=5 : subjects consuming 5 food groups, DDS < 5: subjects consuming less than 5 food groups
3) Sig: Significance
4) NS: Not significant
*: p < 0.05, **: p < 0.01, ***: p < 0.001, ****: p < 0.0001 by student t-test

Table 7. Distribution of Dietary Diversity Score (DDS) of subjects 

DDS Boys Girls Total 

2  1 (991.2)1)  5 (996.1)  6 (993.7)

3 9 (911.0) 15 (918.3) 24 (914.6)

4 22 (926.8) 24 (929.3) 46 (928.1)

5 50 (961.0) 38 (946.3) 88 (953.7)

Total 82 (100.0) 82 (100.0) 164 (100.0)

1)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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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한 군에서 평균필요량 미만을 섭취

한 대상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여아의 경우 단백질,

인, 니아신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 대해 5가지 식품군을 모

두 섭취한 군에서 평균필요량 미만을 섭취한 대상자의 비율

이 유의하게 낮았다. 따라서 5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할 때

영양섭취 부족 위험율이 낮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여아의 경

우 남아보다 유의적인 차이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4. 섭취식품군 점수에 따른 대상자의 식사의 질 평가 

대상자들의 영양소 섭취상태를 영양소 적정섭취비율(NAR)

과 평균영양소 적정섭취비율(MAR)로 분석한 결과를 Table

11에 나타내었다. 단백질의 경우 모든 그룹에서 영양소 적정

섭취비율이 1.0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5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한 군은 칼슘 제외한 영양소들에서, 그렇지 않은 군

은 칼슘, 비타민 C를 제외한 영양소에서 적정섭취비율이 0.9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아의 경우 5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한 군은 칼슘, 철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서, 그렇지 않

은 군은 칼슘, 철, 비타민 A, 비타민 C를 제외한 나머지 영양

소에서 적정섭취비율이 0.9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칼슘은 모든 군에서 영양소 적정섭취비율 0.9를 넘

지 못하였으며, 어느 한 가지 식품군이라도 섭취하지 않은 군

에서 남아, 여아 각각 영양소 적정섭취비율 0.6, 0.5로 나타

Table 9. Mean energy and nutrient intake as a percentage of KDRIs2) according to DDS of subjects 

Variables

Boys 

Sig4)

Girls 

SigDDS = 53)

(n = 50)

DDS < 5

(n = 32)

DDS = 5

(n = 38)

DDS < 5

(n = 44)

Energy 120.5 ± 932.81) 102.5 ± 924.1 **5) 108.7 ± 921.9 993.2 ± 27.0 **

Protein 260.9 ± 989.6 203.9 ± 960.3 *** 188.2 ± 953.2 158.3 ± 65.3 *

Ca 985.4 ± 937.2 971.0 ± 942.2 NS 966.4 ± 921.8 949.4 ± 29.3 **

P 145.3 ± 944.5 122.8 ± 939.0 *** 133.0 ± 937.9 110.7 ± 47.6 *

Fe 130.3 ± 965.6 111.0 ± 961.0 NS 105.7 ± 958.7 977.3 ± 46.5 *

Vitamin A 145.8 ± 970.7 122.9 ± 968.1 NS 134.8 ± 111.5 998.7 ± 50.7 NS

Vitamin B1 183.6 ± 971.3 145.4 ± 953.4 * 152.5 ± 947.6 123.3 ± 61.9 *

Vitamin B2 150.7 ± 955.2 119.4 ± 951.1 * 139.2 ± 936.1 109.7 ± 58.5 **

Niacin 160.4 ± 949.7 118.4 ± 938.0 *** 128.6 ± 943.1 107.6 ± 47.0 *

Vitamin C 158.7 ± 164.2 125.7 ± 113.6 NS 136.5 ± 970.5 981.5 ± 67.1 ***

1) Values are Mean ± SD
2) KDRIs: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3) DDS: Dietary Diversity Score, DDS = 5: subjects consuming 5 food groups, DDS < 5: subjects consuming less than 5 food groups
4) Sig: Significance
5) NS: Not significant
*: p < 0.05, **: p < 0.01, ***: p < 0.001, ****: p < 0.0001 by student t-test

Table 10. Percentage of subjects consuming nutrient less than EAR according to DDS 

Variables

Boys 

Sig3)

Girls 

SigDDS = 52)

(n = 50)

DDS < 5

(n = 32)

DDS = 5

(n = 38)

DDS < 5

(n = 44)

Protein 0 (90.0)1) 1 (91.2) NS4) 0 (90.0) 0 (90.0) −

Ca 21 (25.6) 18 (22.0) NS 22 (26.8) 39 (47.6) **

P 1 (91.2) 6 (97.3) ** 2 (92.4) 8 (99.8) NS

Fe 4 (94.9) 8 (99.8) * 11 (13.4) 32 (39.0) ****

Vitamin A 4 (94.9) 7 (98.5) NS 7 (98.5) 17 (20.7) *

Vitamin B1 3 (93.7) 3 (93.7) NS 0 (90.0) 12 (14.6) ***

Vitamin B2 2 (92.4) 7 (98.5) * 0 (90.0) 20 (24.4) ****

Niacin 0 (90.0) 4 (94.9) * 4 (94.9) 11 (13.4) NS

Vitamin C 7 (98.5) 14 (17.1) ** 7 (98.5) 27 (32.9) ****

1) N (%)
2) DDS: Dietary Diversity Score, DDS = 5: subjects consuming 5 food groups, DDS < 5: subjects consuming less than 5 food groups
3) Sig: Significance
4) NS: Not significant
*: p < 0.05, **: p < 0.01, ***: p < 0.001, ****: p < 0.0001 by χ2-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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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영양소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비타민

C는 어느 한 가지 식품군이라도 섭취하지 않은 군에서 남아,

여아 각각 영양소 적정섭취비율 0.7, 0.6으로 나타나 역시

다른 영양소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남아의 경우 5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의 MAR은 각각

0.94, 0.87 이었고, 여아의 경우에는 0.91, 0.80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남아, 여아 모두 5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한 군

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 찰
—————————————————————————

초등학생들을 포함하는 7세에서 12세까지의 학령기는 남

녀 간에 영양소 필요량에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기간 중에 성장과 발달을 좌우하는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지

만 그 중 영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Ann 1997). 따라서 균형잡힌 식사는 아동의 성장, 활발한

신체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감염에 대한 저항력 유지,

사춘기의 급속한 성장시 사용될 영양소의 체내 저장 등을 위

해 반드시 필요하다(Trahms 2000). 이 시기에는 기초 대

사량이 높으며 활동량이 많아지고 근육과 지방세포가 성장

하므로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열량영양소의 충

분한 섭취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들의

요구량도 증가된다(Ku 1999). 한편 신체의 성장으로 인해

근육량이 증가하고 새로운 세포들이 많이 생성되므로 새로

운 세포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혈관계의 성장 또한 필요하

다. 따라서 단백질을 비롯한 철분, 엽산, 비타민 B
12

 등 혈액

생성에 관여하는 영양소들이 충분히 섭취되어야 하며 골격

성장에 필요한 칼슘, 인, 비타민 D, 비타민 C, 마그네슘, 단

백질 등의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하여야 한다(Guthrie &

Picciano 1995).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고지방 패스트푸드에 대한 아

동들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전통 식습관은 감소하는 반면, 가

공식품의 남용, 외식의 증가, 영양적으로 편중된 식사를 하

게 되어 영양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Choi & Seo 2003).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에서 학령기 아동은 단백질, 비타민 C, 인

및 니아신 등의 일부 영양소는 권장량보다 과다하게 섭취하

는 경향이 있는 반면, 칼슘, 철분,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등

의 영양소는 부족하게 섭취하는 등 영양섭취 불균형의 위험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남아의 경우 칼

슘, 여아의 경우 칼슘과 철의 섭취는 부족한 반면 다른 영양

소들의 경우 권장섭취량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행연구(Kim & Lee 2008)에서도 단백질의 섭취는 높은 반

면 칼슘의 섭취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동일

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칼슘과 인 섭취

의 비율을 보면 남아의 경우 1 : 1.8, 여아의 경우 1 : 2.1로

적정비율인 1 : 1에 비해 인의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등학생 시기는 충분한 칼슘의 섭취가 골격형성과 유치의

영구치 전환에 절대적이므로, 음료의 선택에서 인이 많이 함

유된 탄산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우유의 섭취를 강조하는 교

육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에서 7세에서

12세까지 어린이들의 경우 철의 영양섭취 부족위험이 40.8%

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아의 경우 최근 성장속도가 가속화되

Table 11. Nutrient Adequacy Ratio (NAR) according to DDS of subjects

Variables

Boys 

Sig3)

Girls 

SigDDS = 52)

(n = 50)

DDS < 5

(n = 32)

DDS = 5

(n = 38)

DDS < 5

(n = 44)

Protein 1.0 9± 0.01) 1.0 9± 0.0 NS4) 1.0 9± 0.0 1.0 9± 0.0 NS

Ca 0.8 9± 0.2 0.6 9± 0.3 * 0.7 9± 0.2 0.5 9± 0.2 ***

P 1.0 9± 0.0 0.9 9± 0.1 * 1.0 9± 0.1 0.9 9± 0.1 **

Fe 0.9 9± 0.1 0.9 9± 0.2 * 0.8 9± 0.2 0.7 9± 0.2 ***

Vitamin A 0.9 9± 0.1 0.9 9± 0.2 NS 0.9 9± 0.2 0.8 9± 0.2 *

Vitamin B1 1.0 9± 0.1 1.0 9± 0.1 NS 1.0 9± 0.0 0.9 9± 0.2 ***

Vitamin B2 1.0 9± 0.1 0.9 9± 0.1 * 1.0 9± 0.0 0.9 9± 0.2 ****

Niacin 1.0 9± 0.0 0.9 9± 0.2 * 0.9 9± 0.1 0.9 9± 0.2 *

Vitamin C 0.9 9± 0.1 0.7 9± 0.2 ** 0.9 9± 0.2 0.6 9± 0.3 ****

MAR 0.94 ± 0.78 0.87 ± 0.14 ** 0.91 ± 0.11 0.80 ± 0.13 ****

1) Values are Mean ± SD
2) DDS: Dietary Diversity Score, DDS = 5: subjects consuming 5 food groups, DDS < 5: subjects consuming less than 5 food groups
3) Sig: Significance
4) NS: Not significant
*: p < 0.05, **: p < 0.01, ***: p < 0.001, ****: p < 0.0001 by stu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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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초등학교 때에 초경을 경험하는 아동이 상당수 있음을 고

려할 때 철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시

급하리라 사료된다. 

학령기 아동들은 자신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지식이 부족

하며, 건강의 중요성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므로 기호에 치

중하게 되어 편식이 심해질 우려가 크다(Kim 등 1998). 편

식이 심할 경우에는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

을 유발하게 되며, 무기질, 비타민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Kim & Cho 2001). 

식사의 다양성은 섭취식품의 가짓수, 섭취식품군수의 측

정 등으로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섭취식품가짓수는 식

사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Lee 등

(2000)의 연구에서 양과 질적으로 균형된 영양소 섭취를 위

하여 권장할만한 식품가짓수는 24~32가지라고 제시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섭취식품군 가짓수의 차이에 따라

영양섭취상태를 비교하였는데 남아는 적정수준에 해당되지

만 여아의 경우 섭취식품 가짓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아에게서 골고루 먹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더

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섭취식품군 가짓수는 식사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함께 나

타내는 특성이 있으므로 영양교육에서는 식사구성안을 이용

하여 모든 식품군을 빠짐없이 적절한 양을 섭취하도록 안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 5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

취하는 대상자의 비율은 남아 61.0%, 여아 46.3%로 남아

가 여아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한편 남아의 12%, 여아

의 25%는 3가지 이하의 식품군 내에서 식품을 섭취하고 있

어 편식과 다양성의 결여가 우려되었다. 그러나 중학생을 대

상으로 한 Kim 등의 연구(Kim & Cho 2001)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52.7%가 3가지 식품군으로 식사하는 것으로 나

타난 바 있다.

선행연구들(Lee 등 1996; Lee 등 1998; Kim 등

2001)에서 식사의 다양도는 섭취영양소량과 밀접한 관련성

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식사의 다양도는 섭취영양소량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Lee 등 1996), 권장량의 75%

미만을 섭취한 사람의 비율이 식품군 섭취의 다양성이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Kim 등 2001).

다른 연구에서도 섭취식품군 점수(DDS)가 증가할수록 영

양소 적정섭취비(MAR)가 증가하였고, 5가지 식품군을 모

두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영양소들의 NAR값이 0.7 이상을

나타내었다고 하여(Lee 등 1998)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식품군을 빠짐없이 섭취할

수록 영양충실도를 높이고 영양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음

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사료된다. 

불균형적인 영양섭취는 아동의 신체적 성장발달, 정신적

심리발달과 행동발달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평생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Yon 등 2008). 따라서 초등

학교의 영양교육에서는 어린이들이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균

형잡힌 식사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안내하면서 다양한 식

품군으로 구성된 식사를 실천하도록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며 특히 여아의 경우 칼슘과 철 급원식품 섭취를 향상시

키기 위한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

흥원이 수행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식품섭취량 실태 특

별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에서 대구 경북지역 초등학생

164명(남아 82명, 여아 82명)을 대상으로 식사섭취조사 자

료를 분석하고 식품군 점수에 따른 영양소섭취의 차이를 비

교하여 식사의 다양성과 영양소 섭취상태와의 관련성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1. 대상자의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상태는 대부분 영양소

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

양섭취기준 대비 영양소 섭취수준은 남아, 여아 모두 단백질

의 섭취는 권장섭취량 이상을 섭취하고 있었으나, 칼슘의 섭

취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섭취 부족위험이 가장 높

은 영양소는 남아, 여아 모두 칼슘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남

아는 비타민 C, 철, 비타민 A 순이었고, 여아는 철, 비타민

C, 비타민 A 순이었다. 

2. 섭취식품군 점수와 섭취식품의 가짓수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5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한 대

상자의 비율이 남아가 높았고, 육류군과 채소군을 섭취한 비

율도 남아가 높았다. 

3. 섭취식품군 점수분포에 따른 영양섭취기준 대비 영양소

섭취수준은 5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한 군에서 모든 영양

소 섭취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백질을 제

외한 모든 영양소에서 5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한 군에서

섭취부족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 5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

취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단백질을 제외한 모든 영

양소에 대해 영양소 적정비, 평균 영양소 적정비가 유의하게

높았다. 

남아가 여아에 비해 전반적으로 영양소섭취 상태가 양호

하였고, 평균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영양섭취 부족 위험

율은 칼슘의 경우 남아 50%, 여아 74%이었고, 비타민 C의

경우 남아 25%, 여아 41%, 철은 남아 15%, 여아 5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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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므로 비타민 및 무기질 영양섭취 상태는 여아에서 더욱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5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

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상태

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려면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빠짐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은 영양 위험도가 높은 여아에게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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