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 Nutr. Vol. 25. No. 1, 105～115 (2012)

 

THE KOREAN JOURNAL OF

한국식품 양학회지
FOOD AND NUTRITION

- 105 -

충남 일부지역 학생의 비만도에 따른 식습 간식 섭취 실태

김명희․서진선
*
․최미경․

†
김은

**

공주 학  식 양학과,*공주 학  양 학원,**숙 여 학  식 양학과

A Study on Dietary Habit and Eating Snack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Different Obesity Indexes in Chungnam Area

Myung-Hee Kim, Jin-Seon Seo
*, Mi-Kyeong Choi and †Eun-Young Kim

**

Dept. of Food & Nutri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340-702, Korea 
*Dept. of Nutri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340-702, Korea 

**Dept. of Food & Nutri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40-742,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etary habits and snack consumption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different obesity indexes in the Chungnam area. The survey was carried out using self-questionnaires and included 

385 students(119 underweight, 193 normal weight, 66 overweight). The rate of skipping meals was higher for underweight 

students than overweight students; however, this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mean time of meal was 

10 to 20 minutes and the criteria for choosing to eat a meal were ‘hunger’ and ‘taste’ in all groups. More than half of 

the subjects ate snacks 1 time a day, which were purchased outside. The typical snack time was ‘between lunch and dinner’. 

The criteria of for consuming a meal were ‘taste’ and ‘price’ in all groups. In the underweight group, the snack food scores 

were ice cream(4.4), fruit(4.3), fried chicken(4.1), sports beverage(4.0), fruit juice(4.0), pizza(4.0) and, tteokbokki(3.9). In 

the normal weight group, the snack food scores were ice cream(4.3), fried chicken(4.2), pizza(4.0), sports beverage(3.9), 

fruit juice(3.9) and, tteokbokki(3.9) in the overweight group, the snack food scores were ice cream(4.3), fruit(4.3), fried 

chicken(4.2), yogurt(4.0), sports beverage(4.0), fruit juice(4.0) and, ramen(4.0). In conclusion, the snaking behaviors of the 

subjec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their obesity index. However, this study may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the snacking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findings suggest that nutrition education or counseling can 

improve snack intake habits and positive behaviors toward healthy adolescents di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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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  아동 에    과도  신체

․ 신  장  하고, 식사습   

한 시 다(Choi 등 2010). 라  청 에  충 한 

양 공  필 하 , 생애주 에  양  필 량도 가장 많

 시 다(Choi 등 2008). 

우리 라 청  식생   규 한 식사시

간, 결식, 과식, 편 주  식사 태  변  등  지 고 

다(An & Shin 2001). 한 식생  간편  청 들

 간식 취 태에도 변 가 타 고 다. 민건강 양

사 결과에 하  우리 라 13～19  청  간식 취 

비  차 가하  양상  보 , 1998 에  간식  

거  지 않  비  12.5%  하여 2001 에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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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에  9.0%  차 어드  것  보고 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청 에  하루   식사만

 필 한 열량과 양  충  공 지 못할 수 

, 규 식사 에 간식 취  통해 러한  보충할 

수 고, 니  니 사  공복  시키  역할  하  

에, 한 간식 취  청  양에 도움   수 

다(Choi 등 2008). 한  연 에  간식  취하

 식  과 과  비만,  2  당뇨, 사 후 , 

암 등에  효과가 다고 보고하 다(Choi 등 2008, Han 

& Joo 2005, Mirmiran 등 2005). , 간식 취가 열량과 

양  취량에  향  주고, 특  청 들  주 

취하  탄산 료  사탕, 릿 가 아동과 청  비

만과 아우식  원 라고 보고한 결과들도 다(Choi 

등 2008; Nicklas 등 2003). 한 간식  가 한 어 고 

학생들  택하   간식  열량만  공 하  empty 

calorie snack  에 질   가지고 다(Kim & 

Kim 2011). 

한편, 청 에  충 한 신체 동  필 한 시 에

도 하고, 우리 라 청 들  경우 운동량  할 뿐

만 아니라 과도한 학업과 그에  심리  담감  하

여 청  비만  빠 게 가하고 다(Kim & Kim 2011). 

한 모에 한 심  가하  시  못  체  

과 균 한 식습  등   체  래하 도 한

다(Moon & Lee 2009). 라  청   식습 과 

건강 리  해  식사 에 한 간식  택과 

비  한 양  필 하다. 그러   연  개 

등학생  학   아동  상  한 연 가 

고(Choi 등 2008; Park 등 2007; Lee 등 2003), 고등학

생  상  한 연 에 도 스트 드  우  등 특  식

에  맞  경우가 많  (Choi 등 2008; Lee JS 

2007), 비만도에  간식 취 실태  사한 연  아직 

한 실 다. 에 본 연 에  청  상  비

만도 포에  간식 취 , 간식  , 간식 별 

도 등   간식 취 실태  악하고  하 다.  

연구내용 방법

1. 조사 상 기간

본 사  충남 보  지역에 거주하  남학생 193 , 여학

생 185 ,  378  한 후  식 지(self-ad-

ministering questionnaire)  사용하여 사하 다. 사 간

 2010  7월 5  16 지 12 간 실시 었다.

2. 조사내용 방법

사지  용하여 상 들  사항 사, 식습  

사, 간식 취 상태 사, 간식 취 도  사하 다.

1) 일반사항 조사

상 들  신장, 체  하고, 체질량지수  계산하

다. 상 들  체질량지수  용해 한비만학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00)가 한 아시아  

 에 거하여 18.5 미만  체 , 18.5～23.0  

상체 , 23.0～25.0  과체  상  하 , 25 

상  비만  사   비  5% 미만  낮아 과

체  포함시  하 다.

2) 식습 , 간식 섭취 기호도 조사

식습  평가 항  식사  횟수  규 , 식사 시 안

, 과식․폭식 여 , 편식  여  등  항목  사하 다. 

간식 취빈도  청 들  주   간식  40개 각각

 항에 해 간식  에 라 Likert 5  척도  사하

여 ‘매우 싫다’ 1 에  ‘매우 다’ 5  수  여하 다.

3. 통계분석

통계처리  SPSS for Window 18.0(SPSS INC, 2009) 

하 다. 비만도에  본 사항, 식습   간식 도 등

 비  해 χ2 과 t-test, ANOVA  실행하 , 

ANOVA  실행한 항목에 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용하여  검 하 다. 모든  검  

a<0.05 수 에  실시하 다.

결과 고찰

1. 조사 상자의 일반사항

1) 조사 상자의 신체 특성

사 상  신체 사항  Table 1과 같다. 남학생 평균연

 15.1 , 여학생 평균 연  14.8 다. 평균 신장과 체

 각각 남학생  164.5 ㎝, 55.5 ㎏, 여학생  157.7 ㎝, 

49.5 ㎏  타났다.  2010  한 양 취 (The 

Korea Nutrition Society 2010)  신장(남학생 167.2 ㎝, 여학생 

158.5 ㎝)과 체 (남학생 58.2 ㎏, 여학생 51.2 ㎏)과 비 시 남, 

여 상  모  신장과 체  다   것  타났다.

사 상  체질량지수  남학생  20.4, 여학생  19.8

었고, 체질량지수에 라 비만도  한 결과(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00) 남학생  경우 체  57 (29.5%), 

상체  96 (49.8%), 과체  상 40 (20.7%)  타났고, 

여학생  경우 체  62 (33.5%), 상체  97 (52.5%),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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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Boys(n=193) Girls(n=185) Significance

Age(years)  15.13± 0.881)  14.69±0.57 NS2)

Height(㎝) 164.45± 9.19 157.67±5.51 p<0.001

Weight(㎏)  55.48±13.01  49.46±8.23 p<0.001

BMI3)(㎏/㎡)  20.37± 3.82  19.83±2.68

χ2=8.619

NS

Under weight 57(29.5)4) 62(33.5)

Normal weight 96(49.8) 97(52.5)

Over weight 40(20.7) 26(14.0)
1) Mean±Standard Deviation, 2) Not significance,
3) Body mass index, 4) N(%).

체  상 26 (14.0%)  타났다.  청  상  

한 연 (Moon & Lee 2009)  체  27.6%, 상체  52.2%, 

비만 20.2%  비 해 보  남학생  사한 수 었 , 

여학생  체  많고 과체   것  타났다.  

남  간에 체 식 차 가 고, 체    도가 다

 라  연  내용과 하 다(Kim & Kim 2011; 

Moon & Lee 2009). 과거 연  비 해 보  90  충남 지

역 학생  상  한 연 (Lee & La 1996)에  비만 8.4%, 

 지역 학생  상  한 연 (Han 등 1997)  체

 59.7%, 상 35.4%, 과체   비만 4.9%과 비 시 과거에 

비하여 과체 과 비만  비  가한 것  알 수 었다.

2) 조사 상자의 일반 환경 요인

사 상   사항  Table 2  같다. 모님 연  

모든 에  각각 아 지 41～50  사 (70.6%, 76.2%, 72.7%), 

어 니 41～50  사 (60.5%, 55.4%, 66.7%), 모님  

학  아 지  경우 각각  에  고등학  업(52.1%, 

54.9%, 53.0%), 어 니  경우에도 고등학  업(65.6%, 62.7%, 

71.2%) 비  가장  것  타났 ,  간에 

 차  보 지 않았다. 아 지  직업  각 별  사 직

(33.6%, 43.0%, 39.4%)과 매직(26.1%, 30.1%, 24.2%), 어

니  직업  각각 매직(26.0%, 22.8%, 25.8%), 사 직(16.8%, 

19.2%, 13.6%) 순  았고  간에  차  타

지 않았다. 가  월평균  득  모든 에  200～300

만 원 미만(31.1%, 40.4%, 42.4%)  가장  경향  보 다. 

학생들  한 달 용돈  모든 에  5만 원 미만  가장 많았

고(82.4%, 79.3%, 81.85%), 하루에 간식  사용하  액  

1,000원 하(45.4%, 45.6%, 53.0%)가 가장  것  타

났 ,  간  차  없었다. 

2. 식습 조사

상  식습  사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아 식

사  매  하  상  체  68.1%, 상체  58.6%, 

과체  57.6%  체 에  과체  갈수  매  

아   비  낮았   차  없었다. 청

 아  결식  울지역(Cho JW 2002) 22%, 주지

역(Sung SH 2003) 27.3%, 천지역(Kwon 등 2001) 37.7%  

지역별  차  었지만,  아  결식  20%

상 게 타났다. Jo MJ(2000)  연 에  과체 수

 결식   것  보고하 고, Kim 등(2008)  여

생  아 식사 결식  매우 았 , 비만 (40,4%)  

상체 (31.3%)보다 결식 비  았다고 하여 본 연  

사하 다. 아 식사  하지 않  경우,  시간에 당  

상 하  떨어  학생들  학습능 과 집 에 

 향  미  수 다(Park & Km 2000). 아 식사 취 빈

도도가 가할수  식습 과 학업 취도가 아지  것  

보고 고 , 아  결식 후  식사  과식  함  열

량 취가 과도해질 험  아지고, 그  해 피하 지  

어 비만  킬 험  다(Choe 등 2003). 라  

청  건강과 비만 지  해  아 식사  

에 한  지  루어 야 한다고 사료 다. 

심식사  학 식  향  매  취하  비  

모든 에  았 , 체 에  과체  갈수  

매  심   비  낮았 (89.1%, 84.5%, 83.3%), 

 차  없었다. 식사  경우에도  차

 없었 , 과체 에  매    비  가장 낮

 경향  보 다(79.0%, 79.3%, 69.7%). 하루 3  규

 식사  하지 못할 경우 청  학업 능  하 고, 

간식  과식, 폭식  어  비만, 장애  래할 

수 ,  식사 횟수가 규 수  신체 생  리

듬  지 고 균  잡  양상태  지할 수 므

(Kim & Kim 2011) 청 에  특  하루 3  규  

식사 취 습  도  하   필 하다고 생각

다. 

한  식사 시  시간  모든 에  10～20  도 

한다고 답한 비  가장 았고(51.2%, 57.0%, 56.1%), 

체  과체 상 보다 식사  빨리 하  경향  보

  차  없었다. Kwon SY(2004)  Cho KJ(2004)

 연 에  비만 수  식사 도가 빠 다고 보고한 

 , No HK(2000)  연 에   체  

상체  과체 보다 빨리 다고 보고하 고, Ro 

HK(2000)  Jin YH(2002)  연 에  체  상

 비만 보다 빨리  경향  었다고 하여 본 연  

결과  사하 다. 식사 도가 빠  경우 식   

씹지 않고  에  담  가 고, 식사시간 20

 미만  짧  경우 포만감   도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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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Underweight

(n=119)

Normalweigt

(n=193)

Overweight

(n=66)
Significance1)

Age of father

< 35  1( 0.8)2)   2( 1.0)  0( 0.0)

8.439

(df=8)

NS3)

35～40 19(16.0)  25(13.0) 11(16.7)

41～50 84(70.6) 147(76.2) 48(72.7)

51～60 15(12.6)  18( 9.3)  4( 6.1)

> 60  0( 0.0)   0( 0.0)  1( 1.5)

Age of mother

< 35  3( 2.5)   8( 4.2)  1( 1.5)

3.527

(df=4)

NS

35～40 40(33.6)  72(37.3) 19(28.8)

41～50 72(60.5) 107(55.4) 44(66.7)

51～60  4( 3.4)   6( 3.1)  2( 3.0)

> 60  0( 0.0)   0( 0.0)  0( 0.0)

Education level 

of father

Elementary school  2( 1.7)   8( 4.2)  1( 1.5)
3.045

(df=6)

NS

Middle school  6( 5.0)   8( 4.2)  2( 3.0)

High school 62(52.1) 106(54.9) 35(53.0)

University 49(41.2)  70(36.3) 26(39.4)

Education level 

of mother

Elementary school  4( 3.4)   6( 3.1)  0( 0.0)
6.650

(df=6)

NS

Middle school  1( 0.8)   9( 4.7)  3( 4.6)

High school 78(65.6) 121(62.7) 47(71.2)

University 36(30.2)  56(29.0) 16(24.2)

Job of father

Sales man 31(26.1)  58(30.1) 16(24.2)
12.390

(df=6)

NS

Service industry  22(18.5)  37(19.2) 13(19.7)

An office worker  40(33.6)  83(43.0) 26(39.4)

Specialized job  24(20.2)  14( 7.3)  9(13.6)

Job of mother

Sales man 31(26.0)  44(22.8) 17(25.8)
5.372

(df=6)

NS

Service industry   8( 6.7)  16( 8.3)  7(10.6)

An office worker 20(16.8)  37(19.2)  9(13.6)

Specialized job  21(17.7)  18( 9.3)  9(13.6)

Monthly family

income

(104 won)

< 100  7( 5.9)  14( 7.3)  7(10.6)

8.133

(df=8)

NS

100～200 25(21.0)  36(18.7) 14(21.2)

201～300 37(31.1)  78(40.4) 28(42.4)

301～400 28(23.5)  33(17.1)  7(10.6)

> 400 22(18.5)  32(16.6) 10(15.2)

Monthly pocket 

money

(104 won)

<5 98(82.4) 153(79.3) 54(81.8)

9.430

(df=8)

NS

5～10 14(11.8)  32(16.6)  5( 7.6)

11～15  5( 4.2)   4( 2.1)  5( 7.6)

16～20  1( 0.8)   3( 1.6)  2( 3.0)

>20  1( 0.8)   1( 0.5)  0( 0.0)

Expenditure for 

having a snack

(won/day)

< 1,000 54(45.4)  88(45.6) 35(53.0)

11.457

(df=8)

NS

1,100～2,000 45(37.8)  64(33.2) 20(30.3)

2,100～3,000 10( 8.4)  28(14.5)  5( 7.6)

3,100～4,000  5( 4.2)   7( 3.6)  0( 0.0)

> 4,000  5( 4.2)   6( 3.1)  6( 9.1)
1)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χ2-test, 2) N(%), 3) Not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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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ood habit score of the subjects   

Variables Criteria
Underweight

(n=119)

Normalweigt

(n=193)

Overweight

(n=66)
Significance1)

Regularity of breakfast

(/week)

Every day  81(68.1)2) 113(58.6) 38(57.6)

9.430

(df=8)

NS3)

5～6 times  15(12.6)  30(15.5) 11(16.7)

3～4 times   6( 5.0)  20(10.3)  4( 6.1)

1～2 times   7( 5.9)  15( 7.8)  5( 7.5)

Others  10( 8.4)  15( 7.8)  8(12.1)

Regularity of lunch

(/week)

Every day 106(89.1) 163(84.5) 55(83.3)

10.001

(df=8)

NS

5～6 times  11( 9.2)  24(12.4) 10(15.2)

3～4 times   0( 0.0)   5( 2.6)  1( 1.5)

1～2 times   0( 0.0)   1( 0.5)  0( 0.0)

Others   2( 1.7)   0( 0.0)  0( 0.0)

Regularity of dinner

(/week)

Every day  94(79.0) 153(79.3) 46(69.7)

9.263

(df=8)

NS

5～6 times  19(16.0)  21(10.9) 12(18.2)

3～4 times   4( 3.3))  17( 8.8)  7(10.6)

1～2 times   2( 1.7)   1( 0.5)  1( 1.5)

Others   0( 0.0)   1( 0.5)  0( 0.0)

Speed of eating meal 

(min)

<10  17(14.3)  27(14.0)  7(10.6)

4.516

(df=8)

NS

10～20  61(51.2) 110(57.0) 37(56.1)

20～30  32(26.9)  45(23.3) 14(21.2)

30～40   7( 5.9)   9( 4.7)  6( 9.1)

>40   2( 1.7)   2( 1.0)  2( 3.0)

Importance of meal

Bear hunger  50(42.0)  91(47.2) 27(41.0)
8.594

(df=6)

NS

Nutrient  22(18.5)  20(10.4)  6( 9.1)

Eat taste  33(27.7)  52(26.9) 18(27.2)

Health  14(11.8)  30(15.5) 15(22.7)

Overeating

Yes  10( 8.4)  18( 9.3)  7(10.6) 4.516

(df=4)

p<0.05

Usually  49(41.2) 104(53.9) 41(62.1)

No  60(50.4)  71(36.8) 18(27.3)

Unbalanced diet

Yes  35(29.4)  40(20.8) 17(25.8) 5.039

(df=4)

NS

Usually  58(48.7) 101(52.3) 28(42.4)

No  26(21.9)  52(26.9) 21(31.8)
1)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χ2-test, 2) N(%), 3) Not significance.

1  취량  가  수 므 (Jin YH 2002) 청

 여 게 천천  식사  하도  하  식습  지도가 필

하다고 생각 다. 

평  식사  할  가장 하게 생각하  것에 한 질

에  체  경우 ‘ 고픔 채우 (42.0%)’, ‘맛(27.7%)’, 

‘ 양(18.5%)’, ‘건강(1.8%)’ 라고 답하 고, 상체 과 과체

 각각 ‘ 고픔 채우 (47.2%, 41.0%)’, ‘맛(26.9%, 27.2%)’, 

‘건강(15.5%, 22.7%)’, ‘ 양(10.4%, 9.1%)’라고 답하 고, 

 차  없었다. 평  과식과 폭식  주 하 지에 한 

질 에 ‘그 다’라고 답한 비  체 에  과체

 갈수  았고(8.4%, 9.3%, 10.6%, p<0.05), 평  편식  하

가에 한 질 에  체 과 과체 에  각각 ‘그

다(29.4%, 25.8%)’고 답한 비  상 (20.8%)보다  경

향  보 다. 간식 매에 한 연 (Kang SA 등 2004)에  

매 극  1순  ‘ 가 고 ’  것  타났 , 

식사  허  달래  해 간식  취하게  해 

고열량, 양  량 식   가능  다고 하 다. 

규  식사  하지 못할 경우 간식  과도하게 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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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 다  니  과식  폭식  할 수 다   

고 할 (Jo JI & Kim HK 2008) 식사 빈도  양  하게 

하고, 간식  경우에도 열량 고 양 식  택하도

 도하  것  필 할 것  사료 다. 

3. 간식 섭취 실태조사

1) 간식 섭취 상태

간식 취 실태 사에 한 결과  Table 4  같다. 간식 

취 빈도  ‘하루에 1 ’ 라고 답한 비  모든 에  

았다(50.4%, 45.6%, 42.4%).  학생  상  한 연

(Doo MA 등 2009)에  체  41.8%, 상체  49.1%, 

Table 4. Snacks intake of the subjects   

Variables
Underweight

(n=119)

Normalweigt

(n=193)

Overweight

(n=66)
Significance1)

Frequency of 

having snack

2～3 times a day 35(29.4)2)  40(20.7) 15(22.7)
9.086

(df=8)

NS3)

1 time a day 60(50.4)  88(45.6) 28(42.4)

1 time 3～4 day 16(13.5)  44(22.8) 16(24.3)

1 time a week  8( 6.7)  21(10.9)  7(10.6)

Reasons for 

having snack

Hungry 84(70.6) 122(63.2) 48(72.7)

5.575

(df=8)

NS

Nutrition  5( 4.2)  14( 7.2)  2( 3.0)

Habit 16(13.5)  27(14.0)  7(10.6)

Meet friends  3( 2.5)   9( 4.7)  4( 6.1)

Feeling bored 11( 9.2)  21(10.9)  5( 7.6)

Places of 

having snacks

Supermarket 96(80.7) 137(71.0) 55(83.3)

17.691

(df=8)

p<0.05

Fast food store  2( 1.7)  10( 5.2)  0( 0.0)

Street snack bar   3( 2.5)  18( 9.3)  1( 1.5)

Home 17(14.3)  22(11.4)  9(13.7)

Others  1( 0.8)   6( 3.1)  1( 1.5)

Time of 

having  snacks

Before breakfast  1( 0.8)   3( 1.6)  1( 1.5)

2.655

(df=8)

NS

Between breakfast and lunch  6( 5.0)   8( 4.1)  3( 4.5)

Between lunch and dinner 51(42.9)  82(42.5) 28(42.4)

After dinner 21(17.7)  41(21.2) 17(25.8)

Irregular 40(33.6)  59(30.6) 17(25.8)

Important 

considerations in 

choose snack

Taste 88(74.0) 132(68.4) 41(62.1)

9.279

(df=8)

NS　

Price 13(10.9)  38(10.7) 16(24.2)

Nutrition  9( 7.6)  11( 5.7)  4( 6.1)

Quantity  6( 5.0)  10( 5.2)  5( 7.6)

TV advertisement  3( 2.5)   2( 1.0)  0( 0.0)

Eating meal portion 

after having snacks

All 64(53.8)  99(51.3) 27(41.0) 3.803

(df=4)

NS　

Half 45(37.8)  71(36.8) 31(47.0)

Rare 10( 8.4)  23(11.9)  8(12.0)
1)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χ

2-test, 2) N(%), 3) Not significance.

과체  45.2%가 하루 1  간식  취하 다  연  결과

 사하 다. 등학생  상  한 연 (Hwang KJ 2002)

에  상체 보다 체 과 과체 에  간식 취 

횟수가  게 타났고, 학생  상  한 연 (Jo MJ 

2002)에  과체 수  취횟수가 다  결과가 

다  결과들과  상  결과  보 다. , 과체  

20.6%  주 1  하  간식  취한다고 보고한 연 (Kim 

& Kim 2011), 간식 취 횟수가 비만도  상  없었다  

연 (Park & Kim 2000)에  같  과체  간식 취가 

다  에 비하여  지 않았다  연  사한 

결과  타내었다. 

간식  취하   각각 ‘ 가 고 (70.6%,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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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습 (13.5%, 14.0%, 10.6%)’, ‘심심해 (9.2%, 

10.9%, 7.6%)’ 순  답하 , 간  차  

타 지 않았다. 학생  상  Kim YJ(2010)  연 에

도 간식 취  ‘ 가 고 ’라고 답한 비  71.8%  

가장 게 타났고, 울산지역 학생  상  한 연 (Jo 

& Kim 2008)에 도 남  상  모  ‘ 가 고 ’라고 말

한 비  가장 았다  연  결과  사하 다. 

간식  주  하  장  ‘슈 마 ’ 라고 답한 비

 모든 에  았고(80.7%, 71.0%, 83.3%), 다

‘집(14.3%, 11.4%, 13.7%)’ 라고 답하 다(p<0.05).  

상 들  주  집(59.9%)에  만든 간식  취하 다  보

고(Kim & Kim 2011)  다  결과 다. 청 들  간식  

할 경우 가 과 래집단, 매체, 고, 타 주  

경  향  많  다(Choi 등 2008). 청  람직한 

식생 , 특   간식 취  도하  해  청  

래 집단과 가  양  필 하 , 청  간식  

주 매하  장 에  건강한 식생  한 간식  매

하도  하  책  지원도 필 할 것 다. 

간식  주  언  취하 지에 한 질 에  모든 에

 ‘ 심식사  식사 간(42.9%, 42.5%, 42.4%)’ 라고 

답한 비  가장 았다.  Chang & Kim(1999)   

지역 여 생  간식 취  가장 많  하  시간 가 식

사 라고 보고한 결과  같았 , 청 들  식사 

 간식 취가 많  타낸다고 할 수 다. 체 에  

과체  갈수  ‘ 과 취 시간 간’ 라고 답한 비

 아지  경향  보 (17.7%, 21.2%, 25.8%), 

 차  타 지 않았다. Choi 등(2008)  고등학생  

상  한 연 에  상  57.3%가 식사 후에 간식

 취하 다고 보고하 , 식사 후에 간식  

과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타 식  아 스

림 취  1/3 상  식사 후에 루어 다고 하 다. 

늦  시간  식  취  비만  래하고, 다  날 아 식사

에 향  미 , 과도한 야식  야식 후  할 가

능  므 (Choi 등 2008; Marshall 등 2004) 청 들  

식사  취  사  간식 취  함에 어 한 간식 

택  할 수 도  도하  것  필 하다고 사료 다. 

간식  사  경우, 택  체 과 상체

 각각 ‘맛(74.0%, 68.4%)’, ‘가격(10.9%, 10.7%)’, ‘ 양

(7.6%, 5.7%)’, ‘양(5.0%, 5.2%)’ 순  답하 고, 과체

‘맛(62.1%)’, ‘가격(24.2%)’, ‘양(7.6%)’, ‘ 양(6.1%)’ 순  답

하 다.  간식 택   ‘맛’과 ‘가격’  답하  

비  았다  다  연  결과(Kim YJ 2010; Jo & Kim 2008; 

Seo MH 2009)들과 사한 결과 다. Kim & Kim(2011)  과

체  상 청 들  간식 택시 ‘가격’과 ‘양’  우  

생각하  경향  ,  체   해 간식 취  

 , 한  취할  체  청 에 비해  

한 비용  많  양  하고  하  라고 하 다. 

본 연 에 도 체 에  과체  갈수  간식 

취 빈도  낮아지  경향  보 , 가 보다  슈 에  

간단  하  경향  았고, 간식 택  경우에  

모든 에 맛과 가격  우 시 하  것  타  것  

볼  청 들  스스  간식  택함에 어 ‘ 양’과 ‘건

강’  우  순  식하도  하  양  필 할 것

 사료 다. 

식사  간식  취했  경우, 식사  하 지에 한 질

에  ‘간식 취 후에도 량 식사할 수 다(53.8%, 37.8%, 

8.4%)’라고  답하 다. ‘  도만 다’고 답한 비

 체  37.8%, 상체  36.8%, 과체  47.0%

었고, ‘거  안 다’고 답한 비  각각 8.4%, 11.9%, 12.0%

었 ,  차  타 지 않았다. 

청  균  잡  양 취  해  규 식사 

에 간식  필 한 , 간식  양보충  효과 에도  

, 원  복, 신  식과  안  도모하므  

그 미가 하다(Park YS 2003). 그러  청 들  간식 

택시 양  보충 목 보다  맛 주  루어지고  

것  사실 다(Kim & Kim 2011). 그런  청 들에게 

도가   간식  짜고, 달고, 고 하고, 지 , 

열량, 당질, 지  함량  과  비하여 미량 양  

슘, 철, 엽산 등  하여 양 균  야 할 수 다

(Kim 2008). 라  청  건강  해   간

식 습  필 하 ,  한 심과 지도가 필 한 것  

사료 다. 

2) 간식 기호도 조사

간식  도  사하  해 간식 별   40개  

간식에 해 5  리커트 척도  사하여 ‘매우 싫다’ 1 에

 ‘매우 다’ 5  수  여하여 각 간식별 평균과 

편차  계산한 후 각 별 수  비 한 결과  Table 5  

같다. 체  도가 가장  간식  아 스 림(4.4), 

과 (4.3), 킨(4.1), 스포  료(4.0), 과 주스(4.0), 피

(4.0), 떡볶 (3.9) 순  타났다. 상 체  경우에  

아 스 림(4.3), 킨(4.2), 피 (4.0), 스포  료(3.9), 과

주스(3.9), 떡볶 (3.9) 순  답하 다. 과체 에  아

스 림(4.3), 과 (4.3), 킨(4.2), 트(4.0), 스포  

료(4.0), 과  주스(4.0), 라 (4.0) 순  것  타났 ,  

간 도에 어  차  타 지 않았다.  

쿠키  경우에  체 (3.6)에  상체 (3.4)과 비만

(3.2)보다 도가  것  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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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aste preference score of snacks 

Variables

Under

weight

(n=119)

Normal

weight

(n=193)

Over

weight

(n=66)

Significance2)

 1. Bread  3.5±1.01) 3.5±0.9 3.2±0.9 NS3)

 2. Doughnut 3.3±1.2 3.2±1.1 3.1±1.1 NS

 3. Rice cakes 3.4±1.1 3.4±1.1 3.3±1.1 NS

 4. Cake 3.4±1.2 3.4±1.1 3.3±1.1 NS

 5. Pie 3.2±1.1 3.2±1.1 3.2±1.2 NS

 6. Snack 3.7±1.1 3.7±0.9 3.5±0.9 NS

 7. Cookies 3.7±1.0 3.5±1.0 3.4±1.0 NS

 8. Biscuit 3.3±1.0 3.2±1.1 3.3±1.0 NS

 9. Chocolate cookie 3.6±1.1a 3.4±1.1ab 3.2±1.1b p<0.05

10. Chocolate bar 3.3±1.2 3.4±1.1 3.0±1.2 NS

11. Chocolate 3.6±1.1 3.6±1.1 3.3±1.1 NS

12. Candy 3.4±1.2 3.5±1.1 3.3±1.0 NS

13. Choco-pie 3.3±1.3 3.3±1.1 3.0±1.1 NS

14. Milk 3.5±1.3 3.6±1.2 3.7±1.2 NS

15. Soya milk 2.7±1.4 2.9±1.4 3.1±1.3 NS

16. Shake 3.3±1.2 3.2±1.2 3.2±1.1 NS

17. Yogurt 3.7±1.2 3.8±1.1 4.0±0.9 NS

18. Ice cream 4.4±0.8 4.3±0.9 4.3±0.7 NS

19. Patbingsu 3.4±1.3 3.5±1.3 3.4±1.1 NS

20. Carbonated drink 3.5±1.2 3.7±1.2 3.5±1.1 NS

21. Sports drink 4.0±1.0 3.9±1.0 4.0±0.9 NS

22. Tradition beverage 2.8±1.2 3.0±1.2 2.9±1.1 NS

23. Tea 2.8±1.2 3.1±1.2 2.8±1.0 NS

24. Fruit juice 4.0±1.0 3.9±1.0 4.0±0.8 NS

25. Fruit 4.3±1.0 4.3±0.9 4.3±0.9 NS

26. Cupramen 3.7±1.1 3.6±1.0 3.7±0.9 NS

27. Ramen 3.8±1.1 3.8±1.0 4.0±0.9 NS

28. Noodles 3.7±1.2 3.5±1.1 3.6±1.0 NS

29. Spaghetti 3.5±1.4 3.5±1.2 3.6±1.1 NS

30. Tteokbokk 3.9±1.0 3.9±1.0 3.8±1.0 NS

31. Sundae 3.7±1.2 3.6±1.2 3.6±1.2 NS

32. Gimbap  3.8±1.2 3.7±1.0 3.7±1.0 NS

33. Triangle gimbap 3.7±1.1 3.8±1.0 3.9±0.9 NS

34. Fried food 3.5±1.1 3.3±1.1 3.3±1.0 NS

35. Hotdog 3.4±1.1 3.4±1.1 3.5±0.9 NS

36. Dumpling 3.6±1.1 3.8±1.1 3.7±1.1 NS

37. Hamburger 3.8±1.2 3.8±1.1 3.7±1.0 NS

38. Pizza  4.0±1.1 4.0±1.0 3.9±1.1 NS

39. Chicken  4.1±1.0 4.2±0.9 4.2±0.9 NS

40. Salad  3.3±1.3 3.5±1.2 3.7±1.0 NS
1) Mean±Standard Deviation,
2)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with in each columm are signi-

fficantly different at a=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Not significance.

민건강 양 사(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에 

 13～19  청  빵, 도우 , 햄 거, 스낵과 , 

 취량  다고 보고하 다. 한 3～19  간식 

취  과   스낵 가 체 간식 취  43.0～47.2%  

차지하  것  타났다. 라  과 탄산 료  취도 

다  연 에 비해  것  타났 , 탄산/가당 료 

취량  경우 1998 에 비해 2005  1.8  가하 , 꾸

 가하   보 다. 청 들  에 비해  

식  매  가지고 , 가   장 에  스스  

간식  택하여 취하  경우가 어 고 다(Kim 등 2007). 

그런  식  택시 맛과 가격  가장 우 시 하  , 양

 식 생  안 과  사항들  상   

염 에 고 다(Park 등 2008). 실  청 들   지 , 

포 지 산, 식염  함량  고, 미량 양   함량

 낮  햄 거, 닭 , 피 , 라  등과 당질과 지  

어  과 , 빵 , 아 스 림 , 릿 등  간식  

하  것  보고 고 다(Jang MN 2008). 본 연 에 도 

비만도에  차  없  모든 에  아 스 림, 스포  

료, 피 , 라 , 떡볶  등  간식  하  해, 우  

생과  경우에  도 에  다  낮  수  보 다

고 사 어,  청 들에게 지  식생  개

 한 과 다양하고 건강한 간식  공과 취 에 

한 지도가 루어 야 할 것  사료 다. 

요약 결론

본 연  충남  지역  학생  상  사

 통한 식습  사  간식  도 사  수행한 결과

 다 과 같다. 

1. 사 상 (n=385)  평균연  남학생 15.1 , 여학생 

14.7 고, 평균 신장과 체  남학생  164.45 ㎝, 55.48 

㎏, 여학생  157.67 ㎝, 49.46 ㎏ 었다. 사 상  

체질량지수  남학생  20.4, 여학생  19.8 었고, 체질

량지수에 라 비만도  한 결과, 남학생  경우 

체  57 (29.5%), 상체  96 (49.8%), 과체  상 40

(20.7%)  타났고, 여학생  경우 체  62 (33.5%), 

상체  97 (52.5%), 과체  상 26 (14.0%)  

타났다. 

2. 사 상  모님 연 과 학 , 가  월평균  득

  간에  차  보 지 않았다. 학생들  한 

달 용돈    모  5만 원 미만  가장 많았고(82.4%, 

79.3%, 81.9%), 하루에 간식  사용하  액  1,000

원 하(45.4%, 45.6%, 53.0%)가 가장  것  타

났 ,  간  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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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  식습  사 결과, 아 식사  매  하  상

 체  68.1%, 상체  58.6%, 과체  57.6%  

체 에  과체  갈수  매  아   

비  낮았   차  없었다. 심식사  

매  취하  비  체 에  과체  갈수  

매  심   비  낮았 (89.1%, 84.5%, 83.3%) 

 차  없었다. 식사  경우에도 

 차  없었  과체 에  매    비

 가장 낮  경향  보 다(79.0%, 79.3%, 69.7%). 

4. 한  식사 시  시간    모  10～20  도 

한다고 답한 비  가장 았고(51.2%, 57.0%, 56.1%), 

평  식사  할  가장 하게 생각하  것  ‘ 고픔 

채우 (42.0%, 47.2%, 41.0%)’  ‘맛(27.7%, 26.9%, 27.2%)’

라고 답하 다. 평  과식과 폭식  주 하 지에 

한 질 에 ‘그 다’라고 답한 비  체 에  과

체  갈수  았고(8.4%, 9.3%, 10.6%, p<0.05), 

평  편식  하 가에 한 질 에  체 과 과체

에  각각 ‘그 다(29.4%, 25.8%)’고 답한 비  

상 (20.8%)보다  경향  보 다. 

5. 간식 취 빈도  ‘하루에 1 ’ 라고 답한 비  모

든 에  았고(50.4%, 45.6%, 42.4%), 간식  취하

  ‘ 가 고 (70.6%, 63.2%, 72.7%)’, ‘습

(13.5%, 14.0%, 10.6%)’, ‘심심해 (9.2%, 10.9%, 7.6%)’ 

순  답하 , 간  차  타 지 않

았다. 간식  주  하  장  ‘슈 마 ’ 라고 

답한 비  모든 에  았다(80.7%, 71.0%, 83.3%, 

p<0.05). 간식  주  언  취하 지에 한 질 에  

모든 에  ‘ 심식사  식사 간(42.9%, 42.5%, 

42.4%)’ 라고 답한 비  가장 았다. 체 에  

과체  갈수  ‘ 과 취 시간 간’ 라고 답

한 비  아지  경향  보 (17.7%, 21.2%, 25.8%), 

 차  타 지 않았다. 간식  사  경우 

택  ‘맛(74.0%, 68.4%, 62.1%)’, ‘가격(10.9%, 

10.7%, 24.2%)’ 순  답하 다. 식사  간식  취했

 경우, 식사  하 지에 한 질 에  ‘간식 취 후

에도 량 식사할 수 다(53.8%, 37.8%, 8.4%)’라고 답

하 다. 

6.  40개 간식  도  사한 결과, 체 에  

도가 가장  간식  아 스 림(4.4), 과 (4.3), 

킨(4.1), 스포  료(4.0), 과 주스(4.0), 피 (4.0), 떡볶

(3.9) 순  타났다. 상 체  경우에  아

스 림(4.3), 킨(4.2), 피 (4.0), 스포  료(3.9), 과

주스(3.9), 떡볶 (3.9) 순 었다. 과체 에  아

스 림(4.3), 과 (4.3), 킨(4.2), 트(4.0), 스포  

료(4.0), 과  주스(4.0), 라 (4.0) 순  것  타났

,  간 도에 어  차  타 지 

않았다.  쿠키  경우에  체 (3.6)에  상

체 (3.4)과 비만 (3.2)보다 도가  것  

타났다(p<0.05).

상  연 결과에  사 상  학생들  체

에  과체  갈수  간식 취 빈도  낮아지  경향

 보 ,  차  타 지 않았고, 모든 에  

가 보다  슈 에  간단  하  경향  았 , 간

식 택  경우에  맛과 가격  우 시 하  것  

타났다. 한 비만도에  차  없  모든 에  아 스

림, 스포  료, 피 , 라 , 떡볶  등  간식  하

 해, 우  생과  경우에  도 에  다  낮  

수  보 다고 사 었다. 라  청  다양하고 건

강한 간식 취  실천할 수 도  지도함에 어 러한 

결과들  용할 수  것  생각 다. 한 청 들  

간식습  게 개 하  하여 맛과  주보다

 양   고 해야 하 , 비만도  간식 취 실태

에 한   한 연  결과  얻  하여 량  간

식과  상 에 한  연 도 루어 야 할 것

 사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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