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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haracterize changes in the meal structure of Korean children in terms of temporal and

spatial dimensions. The data of 1,891 and 1,627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extracted respectively from the

1998 and 200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were analyzed by gender, age group, and

residential area. From 1998 to 2009, the total eating events increased from 4.3 to 4.6 (p = 0.001); the average number of

meal intake decreased from 2.8 to 2.7 (p < 0.001) while that of snack intake increased from 1.5 to 1.9 (p < 0.001). The

prevalence of “3 meals a day” pattern tended to decrease while that of “2 meals a day” pattern increased over the years.

Especially, the “2 meals a day” pattern with “lunch + dinner” increased from 13% in 1998 to 20% in 2009. The

percentage of eating breakfast or dinner at home decreased over the year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over the last decade,

“destructuration” occurred in Korean children’s meal structure in terms of temporal and spatial dimensions. Especially,

such alteration was more distinctive in male than female and in the high school-aged group than the elementary or middle

school-aged groups. Overall, the difference of meal structure between genders and residential areas became smaller while

the difference among age groups became larger over the years. (Korean J Community Nutr 17(1) : 109~1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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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현대인의 식생활 형태를 비유하여 ‘그레이징(Grazing)’

(Anderson 등 1993; Mintz 1993)이라는 표현이 사용되

고 있다. 이는 하루 세끼를 꼬박꼬박 챙겨먹던 전통적인 식

생활 형태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라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먹

는 현대인의 식습관 트렌드를 초식동물의 섭식행태에 빗댄

표현이다. Poulain(2002)은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식사를

하는 등 특정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그때그때 끼니를 때우

는 현대인의 식습관을 ‘방랑자식 식생활(Vagabond

feeding)’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결식, 혼자식사,

외식의 증가 및 가족식의 감소(Herpin 1988; Poulain

1999; Mestdag 2005) 등 여러 측면에서 현대인의 식생활

변화가 보고되어 왔다. 이와 같은 식생활 형태의 변화는 취

업 여성의 증가나 가족 구성의 단순화, 풍부해진 식품의 공

급, 식품생산의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

와 함께 동반되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Rotenberg

1981; Siega-Riz 등 1998; Popkin 1999; Poulain

2002).

우리나라의 식생활 역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

와 함께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지난 50여 년간의 산업화

와 국제화는 식생활의 서구화를 가져온 것으로 지적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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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생활의 서구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첫째는

섭취하는 음식 자체와 관련되는 것으로 영양소 섭취 양상이

서구인들과 비슷해지거나 다른 나라 식품이나 음식에 대한

기호가 높아지는 경우이다. 둘째는 현대 생활양식을 반영하

는 가치관이 식생활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다. 개인주의, 자

본주의, 산업주의 등의 가치관이 외식과 편이식품 이용 등의

형태로 식생활에 반영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Oh 1993). 

식생활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의 변화는 특히 어린이와 청

소년들의 식품섭취 및 식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어린이

와 청소년들이 전통음식보다 서구식 패스트푸드를 선호하게

되면서 영양 불균형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Kim &

Park 2005; Lee & Kim 2006),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측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청소년기 이전에 형성된 식습

관은 보통 노년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개인의 건강을 좌우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미래 식문화의 형성과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급변하는 식생활 환

경에 노출된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생활 변화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식품섭취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화

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식생활의 변화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식품섭취와 연관

된 일련의 요인들을 종합하여 ‘식사의 차원(Dimensions of

meal)’(Meiselman 2008)이나 ‘식생활의 구조(structure

of meal)’(Herpin 1988; Poulain 2002; Mestdag

2005) 측면에서 식생활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식생활을 문화적 규범에 따라 다

양한 차원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구조물로 분석하고 있다. 즉

개개인이 식품을 섭취하는 시간이나 식품섭취에 소요하는 시

간, 식품을 섭취하는 순서나 빈도, 식품을 섭취하는 장소와

동석자, 식품을 섭취할 때 하는 다른 행동, 식품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의미,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 식사의 구성 등 식품

섭취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식생활을 구조적으

로 파악하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이

용해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전통적인 식습관의 변화를 식생

활의 ‘탈구조화(Destructuration)’로 설명하였다(Fischler

1979; Herpin 1988; Poulain 1999; Poulain 2002;

Mestdag 2005). 식품섭취횟수와 혼자식사의 증가, 고정된

식사공간의 개념과 식사 의식(ritual)의 상실 등이 식생활의

탈구조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Fischler 1979; Herpin 1988). 

식생활의 탈구조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나, 영양학 및 보건학 분야에서도 관련 연구들

(Chiva 1997; Jahns 등 2001; Marshall & Bell 2003;

Nicklas 등 2004; Kerr 등 2009)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

러한 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Oltersdorf

1996; Oltersdorf 등 1999, Fjellström 2004).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생활에 관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영양

과 건강 상태를 분석한 것들로, 아직까지 이들의 식생활을 구

조적 측면에서 분석한 실증적인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또

한 과거와 현재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생활 형태를 체계적

으로 비교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생활 구조

변화를 시간적 및 공간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제 1기(1998년)와 제 4기 3차년도(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식품섭취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초·중·고등학교 재학 연령에 해

당하는 만 7~18세 조사 대상자의 자료를 추출하였고, 최종

적으로 1998년과 2009년 자료로부터 각각 1,891명,

1,627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분석 내용

시간 및 공간적 차원의 식생활 구조를 Poulain(2002)과

Mestdag(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시간적 차원의 식생활 구조

시간적 차원의 식생활 구조는 ‘식품섭취횟수’와 ‘식사패

턴’을 통해 분석하였다. 식품섭취횟수는 연구 대상자가 1일

섭취한 ‘총식품섭취횟수’를 구한 후, 이를 다시 ‘식사섭취횟

수’와 ‘간식섭취횟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식사패턴은 간

식을 제외한 아침, 점심, 저녁식사의 자료를 이용해 추출하

였으며, 한 끼니를 두 번 이상 먹은 경우는 한 끼로 간주하였

다. 식사패턴은 ‘1일 3식’, ‘1일 2식’, ‘1일 1식 이하’로 분

류하였고, ‘1일 2식’의 식사패턴은 다시 ‘아침+점심’, ‘아

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재분류하였다. 

2) 공간적 차원의 식생활 구조

공간적 차원의 식생활 구조는 ‘식사장소’와 ‘조리장소’를

통해 분석하였다. ‘식사장소’는 아침, 점심, 저녁식사의 세 끼

와 간식을 섭취한 장소를 ‘가정’과 ‘가정 밖’으로 분류하였

다. 이때 이웃집 및 친척집은 ‘가정’에 포함시켰으며, 학교를

비롯한 급식업소와 음식업소(한식/중식/양식/일식),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노점/상점/편의점/제과점, 기타는 ‘가정 밖’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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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조리장소’에 따라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을 가정에서 먹은 경우를 ‘내식적 내식’, 조리된 음식을

구매해 가정에서 먹은 경우를 ‘외식적 내식’, 가정에서 조리

한 음식을 가정 밖에서 먹은 경우를 ‘내식적 외식’, 조리된 음

식을 구매해 가정 밖에서 먹은 경우를 ‘외식적 외식’으로(Doi

1990) 분류하였다. 이때 조리장소는 자료의 변수 중 ‘매식

여부’ 변수를 이용하여 구분하였다.

3. 분석 방법

연구 대상자를 성별 및 연령군별, 거주지역별로 비교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자를 초등학생 연령군(만 7~12세),

중학생 연령군(만 13~15세), 고등학생 연령군(만 16~18

세)으로 나누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 및 광역

시도와 중소도시의 동에 거주하는 연구 대상자는 도시 거주

자로, 읍·면에 거주하는 연구 대상자는 농촌 거주자로 나누

었다. 

1998년,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모두 복합표본설계

(Complex sampling design)로 이루어졌으므로, 각각의

자료에 제시된 집락변수(1차 추출단위), 층화변수, 가중치

를 고려한 복합표본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분포와 평균값의 차이

는 항목에 따라 χ2-검정 또는 t-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WIN 19.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결 과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 사항

남성이 약 53%였으며, 연령군별로는 초등학생 연령군이

약 46%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 거주자가 전

체 대상자의 약 82%였다. 평균 가족수는 4.3명으로 1998

년과 2009년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월평균 가구소

득은 1998년 약 159만원에서 2009년 373만원으로 증가

하였는데, 이는 해당 연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각각 2.0

배와 2.8배에 해당하였다(Table 1).

2. 시간적 차원의 식생활 구조 변화

1) 식품섭취횟수

성별, 연령군 및 거주지역별 식품섭취횟수는 Table 2와

같다. 총식품섭취는 1998년 평균 4.3회에서 2009년 평균

4.6회로 증가하였다(p = 0.001). 1998년에 비해 2009년

에 남자(p = 0.004)와 여자(p = 0.012) 모두에서 총식품

섭취횟수가 증가하였다. 연령군별로는 초등학생 연령군에서

(p = 0.001) 총식품섭취횟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연령군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

았다. 거주지역별로는 농촌(p = 0.004)과 도시(p = 0.025)

모두에서 총식품섭취횟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식사섭취는 1998년 평균 2.8회에서 2009년 평균 2.7회

로 감소하였다(p < 0.001). 식사섭취횟수는 모든 성별과 연

령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도시의 식사섭취

횟수는 감소한(p < 0.001) 반면 농촌의 식사섭취횟수는 변

화하지 않았다. 식사섭취와는 달리 간식섭취는 1998년 평

균 1.5회에서 2009년 평균 1.9회로 증가하였다(p <

0.001). 간식섭취횟수는 성별, 연령군, 거주지역에 관계없

이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2) 식사패턴

1일 3식의 전통적인 식사패턴이 가장 보편적이었으나,

1998년 약 78%에서 2009년 약 69%로 감소하는 경향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1)

Characteristics
1998

(n = 1,891)

2009

(n = 1,627)

Total

(n = 3,518)
p-value2)

%

Gender
Male 52.0 53.1 52.5

0.551
Female 48.0 46.9 47.5

Age group

Elementary school-aged 46.1 44.9 45.5

0.004Middle school-aged 23.9 29.7 26.8

High school-aged 30.0 25.5 27.7

Residential area
Rural area 20.7 15.1 17.8

0.140
Urban area 79.3 84.9 82.2

Mean ± SE

Family size 4.27 ± 0.03 554.23 ± 50.035 554.25 ± 50.02 0.460

Household income (10,000won/month) 158.98 ± 5.32 372.97 ± 36.17 267.08 ± 19.21 < 0.001

1) Weights for nutrition surveys were applied for all estimates.
2) by chi-square test or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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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이와 함께 약 20%에서 28%로 1일 2식의 식사패

턴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그러나 중학생과 고

등학생 연령군은 1일 3식 식사패턴의 감소폭과 1일 2식 식

사패턴의 증가폭이 초등학생 연령군에 비해 큰 경향을 보였

다. 특히 2009년 고등학생 연령군의 경우, 1일 3식과 1일 2

식의 식사패턴 비율이 각각 약 54%와 40%로 1998년에 비

해 1일 3식의 비율이 크게 줄고 1일 2식의 비율은 크게 증

가하였다. 또한 1998년과 2009년에 모두 높은 연령군일수

록 1일 3식의 식사패턴 비율이 낮고 1일 2식의 식사패턴 비

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Fig. 1). 

1일 2식의 식사패턴 중에는 특히 아침을 결식하는 ‘점심

+ 저녁’ 식사패턴이 가장 많았으며, 1998년 약 13%에서

2009년 약 20%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과 거주지

역별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도 이러한 경향을 크게 벗어나

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보다 남자에서, 도시보다 농촌에서

‘점심 + 저녁’ 식사패턴이 지난 10여 년간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연

령군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연령군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

드러졌다. 특히 2009년 고등학생 연령군의 ‘점심 + 저녁’

식사패턴은 30%에 가까워 모든 성별, 연령군, 거주지역 중

가장 높았다. 전체 식사패턴 중 ‘아침 + 점심’과 ‘아침 + 저

녁’의 비율은 지난 10여 년간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3. 공간적 차원의 식생활 구조 변화

성별, 연령군 및 거주지역에 따른 식사장소의 변화는 Table

4와 같다. 1998년에 비해 2009년에는 가정에서의 식사가

아침과 저녁식사에서는 감소하고 점심식사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아침식사장소는 1998년과(84.1%) 2009년에(75.2%)

모두 가정이 가장 많았으나, 아침을 결식하는 비율이 증가하

면서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비율도 함께 감소하였다. 여자보

다(p = 0.025) 남자에서(p < 0.001), 그리고 농촌보다

(p = 0.048) 도시에서(p < 0.001) 아침식사장소의 변화

가 컸다. 연령군별로는 초등학생 연령군을 제외한 중학생

(p = 0.001) 및 고등학생 연령군에서(p < 0.001) 아침식

사 장소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특히 다른 연령군에 비해 고

등학생 연령군은 가정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크게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9년에 고등학생 연령군이 가정

에서 아침을 먹은 비율은 약 60%로 모든 성별, 연령군, 거주

지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저녁식사장소를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식사 비율이 1998

년 약 85%에서 2009년 약 79%로 감소함과 동시에 외식

이 약 10%에서 16%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여자보

다(p = 0.604) 남자에서(p < 0.001) 저녁식사장소의 변

화가 컸다. 농촌과(p = 0.008) 도시에서도(p = 0.006) 유

의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저녁식사에서 외식이 증가하는

경향은 여자보다 남자에서, 다른 연령군보다 고등학생 연령

군에서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09년 고등학생 연령군의 경

Fig. 1. Distribution of number of meals in 1998 and in 20091).

1) Weights for nutrition surveys were applied for all estimates
*, **,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1998 and 2009 by chi-square test at p < 0.05, p < 0.01, and p <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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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저녁식사를 외식한 비율이 약 27%로 모든 성별, 연령

군, 거주지역 중 가장 높았다. 간식을 섭취한 장소의 결과표

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가정인 경우가 70% 안팎, 가정

밖인 경우가 30% 안팎으로 1998년과 2009년간에 의미 있

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가정에서 식사할 때에는 집에서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는

내식적 내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98년에 비해 2009

년에는 조리된 음식을 구입해 가정에서 섭취하는 외식적 내

식의 비율이 아침식사에서 약 3.8%에서 7.9%로(χ2 =

21.93, df = 1, p = 0.001), 저녁식사에서 약 5.1%에서

10.4%로(χ2 = 29.01, df = 1, p < 0.001) 증가하였다.

가정 밖에서 식사할 때에는 조리된 음식을 구입해 섭취하는

외식적 외식이 일반적이었으며, 집에서 조리한 음식을 가정

밖에서 섭취하는 내식적 외식이 점심식사에서 약 34.7%에

서 1.8%로(χ2 = 401.85, df = 1, p < 0.001), 저녁식사

에서 약 16.3%에서 4.7%로(χ2 = 15.79, df = 1, p =

0.001) 감소하였다. 

—————————————————————————

고 찰
—————————————————————————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생활 구조

변화를 시간 및 공간적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식사섭취횟수

의 감소 및 간식섭취횟수의 증가, 1일 3식 식사패턴의 감소,

가정에서의 식사 감소 등 식생활의 탈구조화를 나타내는 특

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식생활의 탈구조화(Fischler

1979; Herpin 1988; Poulain 1999; Poulain 2002;

Mestdag 2005)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식생활 구조의 변

화를 의미한다. Fischler(1979)는 식품섭취의 시간적 분산

화, 간식섭취의 증가, 식사 의식(Ritual)의 상실 등을 전통적

인 식사구조의 해체로 지적하였으며, Herpin(1988)은 이

를 체계화하여 식품섭취횟수가 증가하는 ‘분산(dé-

concentration)’, 고정된 식사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는 ‘탈

이식화(dés-implantation)’, 혼자식사가 증가하는 ‘비동기

화(dé-synchronisation)’, 고정된 식사공간의 개념이 사

라지는 ‘비편재화(dé-localisation)’, 식사와 관계된 의례

등이 사라지는 ‘탈의식화(dé-ritualisation)’의 다섯 가지

현상으로 식생활의 탈구조화를 설명하였다. 이후 다양한 차

원에서 식생활의 탈구조화를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Poulain 2002; Mestdag 2005),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식품섭

취횟수 및 가정 밖에서의 식사 증가 등을 보고하고 있다.

과거에는 하루 세끼의 식사 이외에 간식을 섭취하는 경우

가 드물어 총식품섭취횟수가 적었다. 하지만 사회가 발달할

수록 식품을 섭취하는 빈도가 늘어나며 이러한 현상은 식생

활의 시간적 탈구조화로 설명된다(Herpin 1988; Poulain

2002; Mestdag 2005). 식품섭취횟수의 증가는 주로 청소

년과 젊은 성인층을 대상으로 한 해외의 여러 연구에서 보고

되었다(Herpin 1988; Anderson 등 1993; Poulain

2002).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총식품섭

취횟수가 증가한 데에는 간식섭취횟수의 증가가 공통적인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어린이와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층의 간

식섭취 증가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으며(Jahns

등 2001; Zizza 등 2001; Shim 등 2004; Kerr 등

2009; Piernas & Popkin 2010), 간식섭취의 증가로 인한

영양학적인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Drummond 등 1996;

Shim 등 2004; Ovaskainen 등 2006).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로 섭취한 간식의 양과 종류에 따른 에너지 밀

도 및 영양 밀도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간식섭취횟수와는 달리 식사섭취횟수는 모든 성별과 연령군

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식사섭취횟수가 감소

한 도시와는 달리 농촌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식품

섭취 중 식사섭취는 시간적 차원에서 가장 구조화되어 있으

며, 간식섭취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Meiselman 2000). 따라서 식사섭취횟수가 줄고 간식섭

취횟수가 증가한 것은 식생활이 탈구조화되는 전형적인 현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식사패턴에 있어서는 1일 3식의 전통적인 식사패턴을 벗

어나는 탈구조화 경향이 고등학생 연령군에서 가장 눈에 띄

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 연령군,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아침

결식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면한 공통적인 식

생활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아침결식 증

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

다(Gross 등 2004; Yeoh 등 2008). 본 연구에서 아침결

식률이 급격히 증가한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영양소의 절

대적인 필요량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규칙적인 아침식사는

바람직한 식습관과 식사의 영양학적 질(Cho 등 2003;

Rampersaud 등 2005; Yeoh 등 2009; Kang 등 2011),

학습 및 인지 능력(Kim 1999; Rampersaud 등 2005) 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향

후 아침결식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에는 연령

군에 따른 식생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결식이 간식 섭취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

구(Savige 등 2007; Kang 등 2011)는 지난 10여 년간

식사섭취횟수가 감소한 것이 간식섭취횟수를 증가시킨 원인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식사섭

취횟수의 변화와 관계없이 모든 성별, 연령군, 거주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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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섭취횟수가 증가하여 이러한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공간적인 차원의 식생활 구조는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변

화에 비해 전반적으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다. 연구 대상

자의 특성상 학교에서의 섭취가 많은 점심을 제외하면, 아침

과 저녁식사에서 주된 식사장소는 여정히 가정이었다. 그러

나 아침식사의 경우 가정 밖에서의 식사 증가보다 결식이 더

큰 특징이었던 반면, 저녁식사의 경우 가정에서의 식사 감소

와 함께 외식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미국의 10세 어

린이를 대상으로 한 Nicklas 등(2004)의 연구에서도 비슷

한 결과가 나타나 공간적 차원에서 저녁식사의 탈구조화가

아침이나 점심식사에 비해 빠르게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자보다 남자에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 연령군보다

고등학생 연령군에서 가정에서의 저녁식사가 감소하고 외식

이 증가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식

생활의 공간적 구조 차이는 감소한 반면, 연령군에 따른 차

이는 증가하였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과거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의 식생활 구조가 성별이나 거주지역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

았으나, 점차 이러한 영향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연

령에 의한 영향은 더욱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거주지역

에 따른 차이가 감소한 것은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라

이프스타일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도시화되었기 때문인 것

으로 해석된다. 도시화(Popkin 1994; Drewnowski &

Popkin 1997; Popkin 1999)와 경제수준의 향상(Kim 등

2005; Darmon & Drewnowsk 2008)은 식생활의 변화

를 가져오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선행연구

(Lazarou 2009)에서도 도시화가 농촌과 도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식습관 차이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 결과, 아침과 저녁식사에서 내식적 내식이 감소하

고 외식적 내식이 증가하여 지난 10여 년간 식사장소 측면

뿐 아니라 조리의 측면에서도 가정의 역할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0여 년 전에는 점심식사에서 내식적 외식

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당시 학교급식이 초등학교를 대상으

로는 거의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었으나 중, 고등학교에서

는 부분적으로만 실시되고 있어 학교에서 도시락을 섭취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식생활 구조의 변화는 시간적, 공간적 차원 이외에도 식사

시 동석자, 식품을 섭취할 때 하는 다른 행동 등 사회적인 차

원이나 식품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의미, 식품 및 음식명, 식

사 구성 등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Herpin 1988; Poulain

1999; Mestdag 2005).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는 이러한 차원의 식생활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변수가 부

족하여 사회적 차원 등 다른 측면에서의 식생활 구조를 심도

있게 규명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24

시간 회상법으로 조사한 하루의 식품섭취자료로 연구 대상

자의 일상적인 식생활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식

생활 구조는 요일에 따라서도 다른 경향이 나타나는데

(Mestdag 2005),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는 요

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1998년과 2009년을

비교한 본 연구 결과에 요일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수 없었

다. 더불어 1998년과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시

기가 각각 11~12월과 연중조사로 서로 달라 방학기간의 포

함 정도가 다를 수 있어 식사패턴이나 식사장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식생활 변화를 보다 명확히 규

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요구된다. 우선 정량적

인 연구방법뿐 아니라 정성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사회·인

구학적 특성에 따른 식생활 구조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더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생활 구조를 변화

시키는 요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의 한부모 가구는 2000년 약 112만 4천 가구에서 2010년

약 159만 4천 가구로 증가하였는데(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취업 여성의 증가나 가족 구성의

단순화, 가족해체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화는 식생활 형

태를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Popkin 1999;

Poulain 2002) 이러한 변화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생활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식사를 구성하는 식품과 음식, 식사 구성 등

식사의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식생활의 탈구조화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건

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에서는 1998년과 2009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를 이용하여 만 7~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지난 10여

년간의 식생활 구조 변화를 시간 및 공간적 차원에서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

의 식생활 구조에서 탈구조화와 관련된 몇 가지 특징적인 변

화가 관찰되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식품섭취횟수를 통해 시간적 차원에서 식생활의 구조

를 분석한 결과, 식사섭취가 평균 2.8회에서 2.7회로 감소하

고 간식섭취는 평균 1.5회에서 1.9회로 증가하여, 총식품섭

취가 평균 4.3회에서 4.6회로 증가하였다. 식사섭취횟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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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별과 연령군, 그리고 도시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

으나 농촌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간식섭취횟수는 모든 성별,

연령군, 거주지역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총식품섭취

횟수는 모든 성별과 거주지역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

며, 초등학생 연령군에서는 감소한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연령군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2) 식사패턴 분석을 통해 시간적 차원에서 식생활 구조를

분석한 결과, 1일 3식의 식사패턴은 약 78%에서 69%로 감

소한 반면, 1일 2식의 식사패턴은 약 20%에서 28%로 증

가하였다. 1일 2식의 식사패턴 중에는 ‘점심 +저녁’의 식

사패턴이 가장 많았으며, 1998년 약 13%에서 2009년 약

20%로 증가하였다. 높은 연령군일수록 1일 2식의 식사패턴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2009년 고등학생 연령군의 경우 1

일 3식과 1일 2식의 식사패턴 비율이 각각 약 54%와 40%

로 1일 2식의 식사패턴이 비교적 일상화되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성별 및 거주지역에 따른 식사패턴의 차이는 감소한

반면, 연령군에 따른 차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식사장소 분석을 통해 공간적인 차원에서 식생활 구조

를 분석한 결과, 아침과 저녁식사에서 가정에서의 식사가 감

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가정이 여전히 주된 식사장소였

다. 아침식사보다 저녁식사에서 외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여자보다 남자에서, 초등학생과 중

학생 연령군보다 고등학생 연령군에서 저녁식사를 외식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여 년 동안 성별과 거주

지역에 따른 식사장소의 차이는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연

령에 따른 차이는 증가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어

린이와 청소년의 식생활은 시간 및 공간적 차원에서 탈구조

화를 겪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식사섭취횟수의 감소와 간식

섭취횟수의 증가, 1일 3식 식사패턴의 감소, 가정에서의 식

사 감소 등은 우리나라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였다. 이러한 변화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그리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연령군보다 고등학생 연령군에서 큰 경

향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10여 년 전에 비해 성별

및 거주지역에 따른 식생활 구조의 차이는 변화가 없거나 감

소한 반면, 연령군에 따른 차이는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은 식생활의 변화를 주도하는 젊은 연령

층에 속하며, 우리나라 미래 식생활은 이들의 성장과 함께 변

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미래 식생활 패

턴의 변화를 예측하는 도구가 될 뿐 아니라, 어린이 및 청소

년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식

생활 교육 자료를 개발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마련

하는 데에도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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