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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ating habit, body image, and weight control behavior by BMI in Korea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Data on the 16,574 subjects was obtained from the six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0). Only 52.2% of the subjects had regular breakfast. The rate of skipping breakfast was higher in the 

underweight group than in the obese group, but the rate of skipping dinner was on the contrary to this. Underweight students 

had a higher intake frequency of fruits, fast food, instant noodle, and snacks than the obese groups. 3.5% of underweight 

students considered themselves to be overweight or obese. 53.4% of obese students considered themselves to be overweight. 

The experience of weight control increased according to BMI, but underweight students considered weight control as an 

effort to be slimmer. Meal restriction was used more frequently to control weight. The perceived stress level was higher 

in obese student, especially due to appearance. Therefore, an appropriate, integrated and personalized high school nutrition 

program should be established for proper body image perception and to develop the self-esteem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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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  체내에 지 직  과다한 상태  고 압, 당뇨병, 

상지질 , 심 계 질 , 통 , 담 , 암 등  생 

험  가시킨다(Kim & Kim 2011; Hong EG 2008). 계보건

(WHO)에  비만  만 질  하고 비만 리

  강 하고 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특  청  비만  80% 도가 비만  어지 , 

당뇨병, 고 압, 상지질   사 후  등  만 질

 진행  가능  아  보건 료비용  가시키  

원  고 다(Kang 등 2008; Kim & Chang 2009). McGill 

등(2000)  연 에 하  비만  한  변  죽

상동맥경  아청  생하여 지 

진  진행  다. 우리나  청  비만  10  사

에 4  가하여 한 보건  고 다(Park 

& Kw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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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사  마  체  여  상  미  

 고 , 매체에  날씬한 몸매  

체   장하   모나 체 에 한 심  많

 청 에 신  체 에 한 식 곡과 상  체

에 한 집착  하고 별한 체   도해 

장장애  식사장애  험 등 청 들  건강  해  

험  고 다(Brown 등 1989; Moon & Lee  2009; 

Yim KS 2010). 한 우리나  청  체 에 한 만

 학업에  스트 스  어 아감 상실, 안, 열등감, 

우울 , 계 장애 등 심리  건강에도 향  미쳐 

신   하 도 한다(Hong 등 2009; Seo 등 2008;  

Hong 등 2011).

신  체 에 한 식 곡  체   할 필 가 

없  체 에도 체   시도하고  것  보고

고 다(Kim & Kim 2011; Lee 등 2008). 학생 체  식에 

한 연 (Lee & Park 2003)에  체  상  15.6%  

과체  상  37.5%가 신  비만 고 식하고 었

, Rhee JH(2007)  연 에  신  체  상에 

하 , 가 상체  평가함에도 하고 신  뚱

뚱하다고 생각하  비  게 나타났다. 2005  민건강

양 사 결과에 하  15～18  비만 청  13.7%

 해, 신  ‘약간 비만’  ‘비만’ 고 생각하  비

 27.1% 었 , 체  감량  하고  비  

31.6%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러한 청

 체  만 , 체  식 곡에 한 한 체  

 식행동   청  시  양 취 균

 가 시키고, 식 장애 등  하여 건강에 심각한 

 킬 뿐 아니 , 미   건강에도 향  미 므

 균  잡  식습   엇보다 하다(Kim & Kim 

2011). 한 체  식 곡 나 체   남학생보다 여

학생에   았 , 여학생들  체 만 도가  낮았고, 

결식  다 어트 식  통한 체    많  하고 

 것  나타났다(Hong 등 2011; Chin & Chang 2005).

청  체  식과 체  에 한 내  여러 

편  나(Kim & Kim 2011; Hong 등 2011; Yim KS 2010; 

Kim & Jang 2009; Park 등 2007; Kim 등 2012), 주  지역

 한 어 어  규모  본 집단  상   

한 연 가 없었 ,  학생  상  사 어 

다.  본 연 에  체 에 심  가장 많  가지  

시  여  고등학생  상  비만도에  식습 , 주

 체  식, 체   행동  건강  행동 양상  살

펴보고, 청  직한 신체상 립  학  건강 진

사업  료  공하고  하 다.

연구 방법

1. 조사 상

본 연   6차(2010 ) 청 건강행태 사  

료  용하 다. 청 건강행태 사  우리나  청

 건강행태  악하고  과학 술 , 보건복

지 , 질병 리본 에  2005   매  실시하고  

 사 다.  6차 사  2010  9월 1  10월 24

지 수행 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6차 청 건강행태 사  우리나  ․고

등학  재학생  모집단  하여 모집단 , 비 , 

2단계 집   본 과  거  후 800개  본 

학 에  재학생 74,980  상  하 , 97.7%  참

여  800개  73,238  사에 참여하 다. 장 결 , 특

수아동  해독 장애 학생  사 상에  었다. 

본 연 에  청 건강행태 사 참가 상  에

 여  고등학생 16,574  상  하 , 고등학  

 계고  특 고  모  포함하 다.

2. 조사 내용 방법

청 건강행태 사  질병 리본  사 진행 지

에  수업시간 50  동안 진행 었 ,  

식  사  사용하 다. 본 연   6차 청

건강행태 사  체 14개 역, 96개  지  에

  사항, 건강 상태, 식사습 , 신체 동량, 체

리, 스트 스  변수  연  내용  하 다.

 사항에  학 , 주  경  상태, 학업 , 

아 지/어 니 학 , 주  평균 용돈 등 6 항  용하

다. 건강 상태에  주  체  식  1 항  용하

다. 주  체  식  신  체  ‘매우 마  편’, ‘약간 

마  편’, ‘보통’, ‘약간 살  찐 편’, ‘매우 살  찐 편’  

답하도  하 다.

식사습 에  체 11 항  주간 아 / 심/ 식

사 횟수, 과 /채 /우  /탄산 료/ 스트 드/ /과  

취 횟수, 양  식사습   경험 항  사용하 다. 신

체 동에  격 한 신체 동과 등도 신체 동  2 항

 용하 다. 민건강 진 합계  목 에 하 , 

한 신체 동  주 3  상 고강도 동  하  것과 주 

5  상 등도 동  하  경우  하고 다(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 2006).  본 연 에

도 ‘ 근 7  동안 숨  많  차거나 몸에  날 도  

격 한 신체 동  20  상 한 날  니 ?’  격

한 신체 동 항과 ‘ 근 7  동안, 평상시 보다 숨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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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차  도  등도 신체 동  30  상 한 날  

니 ?’  등도 신체 동에 한 결과  민건강 진 

합계  한 신체 동 에 맞춰 리하 다.

체 리  신장, 체 , 체     체   시도 

 4 항  사용하 다. 체    항  ‘ 근 30

 동안 체  하  해 한  습니 ?’ 고 

질 하 고, 답  에  체  감량, 체  가  지 

에 답한 상 들만 체   시도  항  ‘ 근 30

 동안 체   해 시도해 보았   시하 ’

 질 에 답하도  하 다. 스트 스 역  스트 스 

지, 스트 스 원   해  3 항  용하 다.

본 연 에  식  사한 신장과 체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계산하고, 비만

원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IOTF 2000)  아

시아-태평양지역 비만 료지   용하여 BMI 18.5 

㎏/㎡ 미만  체 , 18.5～23 ㎏/㎡ 미만  상, 23～25 ㎏/

㎡ 미만  과체 , 25 ㎏/㎡ 상  비만  하여 비만

도별  각 항  비 하 다.

3. 통계처리

모든 결과  SPSS package program(version 19.0)  사용하

여 산 하 다. 료  시 복합 본(complex samples) 

 사용하 , 가  여하여 하 다. 상  

신장, 체   체질량지수(BMI)  평균과 차  하

, 그룹 간   차  Duncan's multiple comparisons  

용하여 사후검  하 다.  특  빈도  

 계산하 다. 상  비만도에  식습 , 주  체  

식, 신체 동, 스트 스  체   양상  비 하  

해 Chi-square test  실시하 다.

결과 고찰

1. 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사 상   특  Table 1에 나타내었다. 

체 사 상  에  체  22%, 상체  63.2%, 과

체  9.6%, 비만  5.2%  상체 에 해당하  상  

비  가장 았다. 학 별 비  1학  33.7%, 2학  

33.1%, 3학  33.2%  사하 다. 체  비  1학  

35.8%  다  학 에 비해  , 과체 과 비만  비

 1학  31.8%, 28.6%, 2학  32.2%, 32.1%, 3학  

36%, 39.3%  학  감에  게 나타났다.  본 

연 에  같  고등학생  학 별 비  아니지만, Oh 등

(2008)  연 에  학 단계별  비만 병  살펴보았  

, 여학생  경우 13～15 , 16～18  병  각각 10.7%, 

11.2%  연  가함에  비만도가 게 나타난 것과 

사한 결과 다.

월평균 용돈  10,000～20,000원 미만  25.6%  가장 많

 차지했 , 10,000원 미만(25.1%), 20,000～30,000원 미만

(14.6%), 30,000～40,000원 미만(11.8%), 60,000원 상(9.0%), 

50,000～60,000원 미만(7.0%), 40,000～50,000원 미만(6.9%) 순

었다. 경  지역 고등학생  상  한 연 (Kim & Kim 

2011)에  여학생  한 달 용돈  40,000～50,000원 미만

 27.5%  가장 았 , 50,000～60,000원 미만, 60,000원 

상, 30,000～40,000원 미만, 30,000원 미만 순  나타나, 

본 연  결과보다 비  았다. BMI 별  살펴보 , 체

(24.9%)과 상체 (25.0%)  10,000～20,000원 미만

 가장 많았 , 과체 (30.4%)과 비만 (31.6%)  10,000

원 미만  가장 많았다. 주  경  상태  체 상 에

 ‘ ’  49.8%  가장 많았 , 비만 에  ‘하’에 해당

하  비  다  에 비해 았다. 체 상  학업

 ‘ ’  30.4%  가장 많았다. 체 과 상체  학

업  ‘ ’에 해당하  비  가장  , 과체

과 비만  ‘ 하’에 해당하  비  았다. 모  학

  45.3%, 모  61.1%가 고  하 었다.  학  

체 에   상(46.1%)  고  하(43.2%)에 

비해 았 , 모  학  모든 에  고  하  비  

게 나타났다.

2. 조사 상자의 체형 실태와 체질량지수 분포

사 상  신장과 체  평균값  BMI 포  Table 

2에 시하 다. 체 상  신장  161.3 ㎝, 체  53.2 

㎏ 었 , BMI  20.4 ㎏/㎡  상 에 하 다. 러

한 결과  2010  한 양 취  15～18  여  

체   신장 160.0 ㎝, 체  53.4 ㎏, BMI 20.9 ㎏/㎡  

사하 다. Kim & Kim(2011)  연 에  경 지역 여고생

 평균 신장  162.07 ㎝, 평균 체  53.26 ㎏  나타나 

본 연  결과  사하 다. 한 BMI  20.24 ㎏/㎡  

상 에 었 , 본 연  결과  비슷하 다.

체질량지수  계산한 비만도 별  살펴본 사 상  

평균 신장과 평균 체  체  161.4 ㎝  45.6 ㎏, 상

체  161.2 ㎝  53.2 ㎏ 었 , 과체  161.5 ㎝  62.1 

㎏, 비만  161.2 ㎝  68.4 ㎏ 었다. BMI  체 에 해당

하  상  17.5 ㎏/㎡, 상체  20.5 ㎏/㎡, 과체  

23.8 ㎏/㎡, 비만  26.3 ㎏/㎡  나타났다.

3. BMI에 따른 식습

사 상  BMI에  식습  결과  Table 3에 나타

내었다. 사 상  모 에  아 식사  하루도 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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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ity Total χ2 value

Total Subjects 3,612(22)1) 10,441(63.2) 1,605( 9.6) 916( 5.2) 16,574(100) 2,704.251***2)

Grade

1st 1,317(35.8)  3,465(33.6)  521(31.8) 273(28.6)  5,576(33.7)

33.792*2nd 1,220(33.4)  3,593(33.3)  530(32.2) 301(32.1)  5,644(33.1)

3rd 1,075(30.8)  3,383(33.1)  554(36.0) 342(39.3)  5,354(33.2)

Monthly

allowance

(won)

Under 10,000  825(23.1)  2,565(24.4)  473(30.4) 291(31.6)  4,154(25.1)

112.366*

10,000～Under 20,000  951(24.9)  2,671(25.0)  381(23.2) 246(25.6)  4,249(25.6)

20,000～Under 30,000  524(14.6)  1,524(14.8)  246(14.7) 123(11.8)  2,417(14.6)

30,000～Under 40,000  417(12.1)  1,258(11.9)  181(11.4)  98(12.1)  1,954(11.8)

40,000～Under 50,000  262( 7.6)   746( 7.5)   88( 5.0)  44( 5.3)  1,140( 6.9)

50,000～Under 60,000  267( 7.6)   756( 7.4)   94( 5.7)  48( 5.4)  1,165( 7.0)

60,000 and over  366(10.2)   921( 9.0)  142( 9.5)  66( 8.2)  1,495( 9.0)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112( 3.2)   323( 3.1)   42( 3.0)  28( 3.1)   505( 3.1)

95.197***

High middle  635(18.8)  1,854(18.4)  281(18.7) 128(14.5)  2,898(18.3)

Middle 1,878(52.0)  5,216(50.3)  735(45.0) 393(43.0)  8,222(49.8)

Low middle  748(20.1)  2,341(22.0)  416(25.7) 268(22.2)  3,773(22.2)

Low  239( 5.9)   707( 6.2)  131( 7.6)  99(11.3)  1,176( 6.5)

Schoolwork

High  278( 7.6)   857( 7.8)  128( 7.6)  57( 6.2)  1,320( 7.6)

46.465***

High middle  874(23.7)  2,519(24.5)  350(21.5) 200(21.2)  3,973(23.9)

Middle 1,068(30.1)  3,182(30.8)  441(28.0) 257(29.7)  4,948(30.4)

Low middle  956(26.3)  2,772(26.9)  496(31.8) 283(30.4)  4,507(27.4)

Low  436(12.2)  1,111(10.0)  190(11.1) 119(12.5)  1,856(10.7)

Father's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or less 1,638(43.2)  4,748(45.3)  795(47.8) 451(50.5)  7,832(45.3)

74.901***
College or higher 1,565(46.1)  4,336(43.8)  618(40.6) 339(36.8)  6,858(43.6)

Unknown  303( 8.4)   790( 7.8)  127( 7.7)  84( 9.0)  1,304( 8.0)

Missing  106( 2.3)   367( 3.1)   65( 3.8)  42( 3.7)   580( 3.0)

Mother's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or less 2,190(60.8)  7,256(60.7) 1,013(63.3) 578(62.7) 10,235(61.1)

29.972*
College or higher 1,049(30.0)  2,964(29.9)  441(27.7) 236(27.9)  4,690(29.6)

Unknown  278( 7.3)   775( 7.3)  113( 7.2)  75( 7.1)  1,241( 7.3)

Missing   95( 1.9)   248( 2.0)   38( 2.1)  27( 2.1)   408( 2.0)
1) N(%), Total percentage of sum may not be exactly 100% due to round-off in each column, 

2) * p<0.05, *** p<0.001.

Table 2. Anthropometric data of the subjects 

Variable
Underweight1)

(N=3,612)

Normal

(N=10,441)

Overweight

(N=1,605)

Obesity

(N=916)

Total

(N=16,574)

Height(㎝) 161.4±0.12)a3) 161.2±0.1a 161.5±0.2a 161.2±0.2a 161.3±0.1

Weight(㎏)  45.6±0.1a  53.2±0.1b  62.1±0.1c  68.4±0.2d  53.2±0.1

BMI(㎏/㎡)  17.5±0.1a  20.5±0.1b  23.8±0.1
c  26.3±0.1d  20.4±0.1

1) Underweight: BMI<18.5, Normal: 18.5≦BMI<23, Overweight: 23≦BMI<25, Obesity: BMI≧25, 2) Mean±SE, 
3)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DMR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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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ating habit of the subjects during last week

Variable
Underweight

 (N=3,612)

Normal

(N=10,441)

Overweight

(N=1,605)

Obesity

(N=916)

Total

(N=16,574)
χ2 value

Breakfast

(day)

0  485(13.8)1) 1,098(10.6)  193(12.1)  95(10.4)  1,871(11.4)

33.195*2)1～2  587(15.5) 1,592(15.3)  218(14.3) 140(14.5)  2,537(15.2)

3～5  734(20.7) 2,220(21.1)  354(20.8) 198(23.3)  3,506(21.1)

6～7 1,806(50.0) 5,531(53.0)  840(52.7) 483(51.8)  8,660(52.2)

Lunch

(day)

0   45( 1.1)  128( 1.2)   18( 1.0)  11( 0.8)   202( 1.1)

16.219
1～2  186( 4.6)  504( 4.4)   85( 5.4)  42( 3.6)   817( 4.5)

3～5  414(11.2) 1,063( 9.4)  160( 9.8)  98(10.2)  1,735( 9.9)

6～7 2,967(83.1) 8,746(85.0) 1,342(83.8) 765(85.4) 13,820(84.5)

Dinner

(day)

0   47( 1.2)  184( 1.5)   31( 2.1)  15( 1.1)   277( 1.5)

22.442*
1～2  248( 6.5)  845( 7.8)  109( 7.9)  59( 5.9)  1,261( 7.4)

3～5  774(21.0) 2,189(20.5)  338(19.4) 214(23.4)  3,515(20.7)

6～7 2,543(71.3) 7,223(70.1) 1,127(70.6) 628(69.7) 11,521(70.4)

Vegetable

0  160( 4.5)  367( 3.5)   47( 3.0)  15( 1.4)   589( 3.6)

71.350***

1～2/week  621(17.1) 1,502(14.4)  232(14.6) 113(12.4)  2,468(14.9)

3～4/week  845(23.8) 2,527(24.7)  374(23.4) 202(21.9)  3,948(24.2)

5～6/week  547(15.0) 1,725(16.0)  276(16.6) 162(18.5)  2,710(16.0)

1/day  355( 9.1)  986( 9.5)  141( 8.8)  85(10.2)  1,567( 9.4)

2/day  494(13.9) 1,695(16.6)  259(17.2) 172(18.6)  2,620(16.2)

3～/day  590(16.6) 1,639(15.3)  276(16.4) 167(16.9)  2,672(15.8)
1) N(%), Total percentage of sum may not be exactly 100% due to round-off in each column, 2) * p<0.05, *** p<0.001.

 11.4%  심식사 1.1%, 식사 1.5%에 비해 았다. 

, 아 식사  규  하  비  52.2%에 그쳤다. 

여러 연 (Park 등 2007; Valtallie TB 1998; Choi 등 2003)에  

청 들  아 식사 결식  식  취  균  하

,  량한 식생   건강 상태  학업 취도 등  

체 생  균  하므  청 들  규  식습

 가지  것  매우 한 고 하 다.

BMI 별  살펴보 , 체  아 식사  하루도 안하

 비 (13.8%)   ,  심과 식사에  보충

하여 규  하고 었다. 비만  식사  하루도 

안하  비   , 심식사  비  규  하

고 었다. 비만 에  식사 결식   것  비만

 다  에 비해 체   경험  많  것과 체   

 식사량 한  단식  많  하고  것과  

 것  보 다. 지난 주  동안 식사 시 채  취 빈

도  모든 에  주 에 3～4  가장 많았다. 하루에 2

 상 취하  빈도  체   27.5%, 상체  

31.9%, 과체  33.7%, 비만  35.5%  비만  가장  

많  채  취하고 었다. 러한 결과  Moon & Lee(2009)

 연 에 도 비만  체 보다 채  찬  많  

 것  나타난 것과 한다.

사 상  간식 취  Table 4에 시한 것과 같다. 

지난 주 동안 과  취 빈도  상  모  주 에 1～2

 취한다  비  가장 았 , 체  31.9%, 

상체  33.4%, 과체  32.4%, 비만  33.6% 었

다. 과  하루에 1  상 취하  빈도  체 (20.9%)

 과체 (17.2%)과 비만 (18%)보다 았다. 우  모든 

상 에  주 에 1～2  취하  비  가장 았

, 하루에 1컵 상 규  우  마시  빈도  체

 15.2%  것에 비해 비만 에  17.7%   경향

었 나,  차  없었다. 탄산 료 취  상  

모  주 에 1～2  취하  비  가장 았 , BMI에 

 차  없었다. 스트 드  체  55.1%, 상

체  55.3%, 과체  54.2%, 비만  50.9%가 주

에 1～2  취하고 었 , 하루에 1  상 취하  

비  체 (1.5%)  과체 (1.1%) 나 비만 (1.2%)에 

비해  았다.  체  47.4%, 상체  

47%, 과체  46.3%, 비만  47.7%가 주 에 1～2  

 고  것  나타났 , 체  다  에 비

해 하루에 1  상  비   았다. 과  취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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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nacks intake of the subjects during last week

Variable
Underweight

(N=3,612)

Normal

(N=10,441)

Overweight

(N=1,605)

Obesity

(N=916)

Total

(N=16,574)
χ2 value

Fruit 

0  293( 8.0)1) 845( 7.6) 159(10.1) 95(11.0) 1,392( 8.1)

42.990*2)

1～2/week 1,175(31.9) 3,635(33.4) 570(32.4) 318(33.6) 5,698(33.0)

3～4/week 1,088(29.9) 3,181(31.2) 481(31.0) 270(29.3) 5,020(30.8)

5～6/week  329( 9.4) 951( 9.6) 138( 9.3) 75( 8.0) 1,493( 9.4)

1/day  430(12.5) 1,085(11.1) 162(10.5) 93(11.4) 1,770(11.4)

2/day  218( 5.9) 530( 5.2) 71( 5.1) 52( 5.4) 871( 5.3)

3～/day   79( 2.5) 214( 1.9) 24( 1.6) 13( 1.2) 330( 2.0)

Milk 

0  831(23.4) 2,262(22.0) 343(20.4) 189(21.3) 3,625(22.1)

22.812

1～2/week 1,015(28.3) 2,922(29.3) 450(30.2) 242(27.7) 4,629(29.1)

3～4/week  772(22.8) 2,207(21.8) 323(20.9) 196(22.5) 3,498(22.0)

5～6/week  399(10.4) 1,233(10.6) 217(12.4) 116(10.7) 1,965(10.7)

1/day  424(10.7) 1,291(11.2) 192(10.8) 119(11.4) 2,026(11.1)

2/day  121( 3.2) 370( 3.5) 54( 3.4) 37( 4.1) 582( 3.5)

3～/day   50( 1.3) 156( 1.6) 26( 1.9) 17( 2.2) 249( 1.6)

Soda 

0 1,266(35.5) 3,902(37.4) 632(38.2) 377(41.6) 6,177(37.3)

36.865

1～2/week 1,604(44.3) 4,723(44.9) 710(45.4) 391(42.1) 7,428(44.7)

3～4/week  478(13.3) 1,224(11.9) 188(11.6) 100(11.6) 1,990(12.2)

5～6/week  103( 2.9) 254( 2.6) 23( 1.5) 20( 2.0) 400( 2.5)

1/day   83( 2.1) 192( 1.8) 28( 1.6) 17( 1.8) 320( 1.9)

2/day   46( 1.0) 94( 0.9) 14( 0.9) 5( 0.3) 159( 0.9)

3～/day   32( 0.8) 52( 0.5) 10( 0.8) 6( 0.6) 100( 0.6)

Fast food 

0 1,149(31.8) 3,561(33.4) 611(37.4) 384(39.9) 5,705(33.8)

57.277*

1～2/week 1,972(55.1) 5,710(55.3) 862(54.2) 453(50.9) 8,997(54.9)

3～4/week  375(10.1) 916( 9.0) 102( 6.4) 57( 7.3) 1,450( 8.9)

5～6/week   53( 1.5) 105( 1.0) 13( 0.8) 9( 0.7) 180( 1.0)

1/day   45( 1.1) 109( 1.0) 13( 0.9) 11( 1.1) 178( 1.0)

2/day   12( 0.2) 24( 0.3) 2( 0.2) 0( 0.0) 38( 0.2)

3～/day    6( 0.2) 16( 0.1) 2( 0.0) 2( 0.1) 26( 0.1)

Instant noodles

0 1,189(32.9) 3,960(39.2) 626(39.7) 380(40.4) 6,155(37.9)

117.948***

1～2/week 1,689(47.4) 4,918(47.0) 479(46.3) 415(47.7) 7,771(47.1)

3～4/week  566(15.4) 1,254(11.2) 185(11.5) 87( 8.9) 2,092(12.0)

5～6/week   88( 2.4) 162( 1.2) 24( 1.2) 15( 1.7) 289( 1.5)

1/day   64( 1.5) 108( 1.0) 14( 0.8) 12( 0.9) 198( 1.1)

2/day   14( 0.3) 28( 0.3) 4( 0.4) 6( 0.4) 52( 0.3)

3～/day    2( 0.1) 11( 0.1) 3( 0.1) 1( 0.1) 17( 0.1)

Confectionery 

0  317( 9.4) 1,069(10.9) 223(14.9) 121(14.3) 1,730(11.1)

154.629***

1～2/week 1,278(36.0) 4,118(40.0) 708(43.3) 408(44.1) 6,512(39.6)

3～4/week 1,179(32.5) 3,333(31.5) 462(28.5) 279(30.4) 5,253(31.4)

5～6/week  364(10.4) 922( 8.7) 108( 6.8) 50( 5.5) 1,444( 8.7)

1/day  272( 7.1) 645( 5.8) 70( 4.5) 39( 4.0) 1,026( 5.9)

2/day  141( 3.4) 258( 2.2) 22( 1.6) 12( 1.1) 433( 2.4)

3～/day   61( 1.3) 96( 0.8) 12( 0.5) 7( 0.6) 17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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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Variable
Underweight

(N=3,612)

Normal

(N=10,441)

Overweight

(N=1,605)

Obesity

(N=916)

Total

(N=16,574)
χ2 value

Education for nutrition

& eating habit in 1 year

No  891(24.3) 2,563(24.2) 367(22.7) 234(27.2) 4,055(24.3)
6.083

Yes 2,721(75.7) 7,878(75.8) 1,238(77.3) 682(72.8) 12,519(75.7)
1) N(%), Total percentage of sum may not be exactly 100% due to round-off in each column, 2) * p<0.05, *** p<0.001.

 주 에 1～2  모든 에  가장 많  차지하고 었다. 

과  하루에 1  상 취하  비  체  11.8%, 

상체  8.8%, 과체  6.6%, 비만  5.7% , 비

만 , 과체 , 상체 , 체  순  과  많  

 것  나타났다. 러한 결과  Moon & Lee(2009)  

연 에  여학생  경우 체  비만 보다 과 , 스

트 드,   과  취   많  하고  것  나 

타난 것과 하  결과 다. 한 본 연 결과  청  

과체   비만   한 연 (Kim 등 2008)에  

스트 드 취 빈도가 수  과체   비만 험  낮

아지  것과 아동 청  건강 생 습  연 한 Lim 등

(2009)  결과에  과체 나 비만  경우, 단 식, 스트

드, 아 스크림 등  식  하  것  보고한 것과 

사하다.  아마도 비만할 경우, 체   해 러

한 식 들  취  한하거나 여러 보  통해 러한 간

식 들  건강에 지 않다  생각 에 식   

향  답  했  가능 도 해 볼 수 다. 본 연

에  취 빈도만  결과 므  체  식  취  항목

과 취량에 한 사가 루어진다   한 결과  얻

 수  것 다. 한 사 상  24.3%가 지난 1  동

안 학 에  양과 식습 에 한  지 못했다고 

답하여 모든 학생  상   식습  에 한  

효과 고 실  학    프 그램  공 어

야 할 것 다.

4. BMI에 따른 주 체형 인식

Table 5. Self-perception of body image in the subjects

Variable
Underweight

(N=3,612)

Normal

(N=10,441)

Overweight

(N=1,605)

Obesity

(N=916)

Total

(N=16,574)
χ2 value

Very slim  408(11.9)1) 23( 0.2) 1( 0.0) 0( 0.0) 432( 2.8)

13,069.78***2)

Slim 2,103(58.9) 795( 7.3) 0( 0.0) 1( 0.1) 2,899(17.6)

Normal  961(25.7) 4,941(47.9) 56( 3.3) 10( 0.7) 5,968(36.3)

Fat  128( 3.2) 4,509(43.0) 1,331(82.6) 484(53.4) 6,452(38.6)

Very fat   12( 0.3) 173( 1.5) 217(14.0) 421(45.8) 823( 4.8)
1) N(%), Total percentage of sum may not be exactly 100% due to round-off in each column, 2) *** p<0.001.

BMI에  주  체  식  Table 5  같다. 신  

체  게 식하고  비  체 에  58.9%, 

상체  47.9%, 과체  82.6%, 비만  45.8%

었다. 과체  신  체  가장 게 식하고 었

, 체 과 상체   비만   도만  

식하고 어  학생들  신  체   

식하지 못하고  것  나타났다.

특  체  25.7%  신  체  상체 , 

3.2%  과체 , 0.3%  비만  식하고 었다. BMI가 

상체 도 하고 신  과체 고 지하  경우

가 43%, 비만 고 생각하  경우도 1.5%가 었다. , 

비만 에  53.4%가 신  비만  아닌 과체  못 

식하거나 과 평가하  경향  었다.   고등

학생  상  한 연 (Kim & Jang 2009)에  여고생  

경우 체  54.1%가 상체 과 과체  것 , 

상체  26.1%가 과체 나 비만 , 과체  26.1%

가 비만  과 평가하여 못 각하고 었 , 비만

 40%가 과체  각하고  것과 사한 결과 다. 

한 본 연  결과  Hong 등(2011), Lee 등(2008), Kim & 

Kim(2011)  연 도 비슷한 결과  여고생들  체 에 

한 식  매우 곡 어  것  알 수 다. 체 에 한 

곡  식과 신  체 에 한 만  한 체  

 행동  나타나, 건강상 용  생할 험  매우 

가하  것  알  어(Lee 등 2008)  체  

식 변 에 한 학   프 그램  필 할 것  생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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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MI에 따른 체 조 행동 양상

사 상  근 30  동안  체    경험에 

한 결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체   해 별다

  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  체  64.6%

 가장 았고, 상체 (45.7%), 과체 (37.8%), 비만

(34.6%) 순  나타나, 비만 에  체   경험  가장 

많았다. 체   에  체  감량  비만 (58.2%)에

 가장 았 , 과체 (53.4%), 상체 (45.1%),  

체 (21.5%) 순  비만도가 수  체  감량  

 많  알 수 다. 그러나, 체  감량  필  없  상체

과 체 에 도 체  감량  시도하고  것  볼 

수 다. 러한 결과  수도  ․고등학  여학생  상

 한 연 (Lee 등 2008)에  체 에  29.3%, 상체

에  64.9%가 체   경험  다고 답한 것과 

사하다. 여러 연  결과(Lee 등 2008; Kim & Kim 2011; Kim 

& Jang 2009; Moon & Lee 2009)  같  여학생들  상  

체  마  체  하 , 체 에도 하고  

마  체  해 필 한 체  감량  시도함  알 수 

다. , 과체 과 비만  37.8%  34.6%가 체   

경험  없다고 답하여 학생들에게 신  체 과 체

에 해  식하도  하  것  가장 하 , 체  

감량뿐 아니  체 에 해당하  학생들에게  체  가

 통한 체  지  강 해야 할 것 다.

체   해 시도해본  식사량 감 (44.6%)

Table 6. Practice of weight control in the subjects

Variable
Underweight

(N=3,612)

Normal

(N=10,441)

Overweight

(N=1,605)

Obesity

(N=916)

Total

(N=16,574)
χ2 value

Effort to 

control weight 

during last 

month 

No 2,326(64.6)1) 4,716(45.7) 606(37.8) 316(34.6) 7,964(48.5)

1,131.818***3)
Lose weight  795(21.5) 4,736(45.1) 866(53.4) 537(58.2) 6,934(41.4)

Gain weight  154( 4.1) 42( 0.4) 2( 0.0) 3( 0.2) 201( 1.2)

Maintain weight  337( 9.7) 947( 8.8) 131( 8.8) 60( 7.0) 1,475( 8.9)

Method to 

lose weight2) 

Regular exercise  637(17.7) 3,325(31.6) 619(38.0) 380(40.8) 4,961(29.6) 587.766***

Fasting  138( 3.4) 688( 6.0) 129( 7.1) 86( 8.2) 1,041( 5.6) 558.183***

Reducing meal size  928(25.6) 5,079(48.0) 922(57.7) 559(61.1) 7,488(44.6) 792.216***

Over-the-counter diet pill   18( 0.5) 77( 0.7) 20( 1.7) 28( 3.3) 143( 0.9) 621.694***

Counter diet pill   22( 0.6) 121( 1.1) 21( 1.7) 30( 4.5) 194( 1.2) 626.397***

Diarrhea or diuretic medicine   45( 1.5) 247( 2.2) 45( 3.2) 22( 2.5) 359( 2.1) 557.732***

Vomiting after meal   50( 1.3) 272( 2.3) 51( 3.0) 34( 3.5) 407( 2.2) 558.521***

One food diet   98( 2.8) 619( 5.5) 116( 7.6) 67( 7.7) 900( 5.2) 566.960***

Oriental medicine   57( 1.3) 159( 1.4) 42( 2.8) 32( 3.2) 290( 1.6) 575.049***

Diet food   109( 2.8) 660( 6.1) 114( 8.2) 85(10.7) 968( 5.8) 575.954***
1) N(%), Total percentage of sum may not be exactly 100% due to round-off in each column, 
2) The respondent who did effort to lose, gain and maintain weight during last month, This item is the plural answer, 3) *** p<0.001.

 규  운동(29. 6%)   차지하 ,  청

 상  한 여러 행 연  결과(Kim & Kim 2001; 

Lee 등 2008; Kim & Jang 2009; Hong 등 2011)  같았다. 그 

다  다 어트 식 (5.8%), 단식(5.6%), 원 드다 어트

(5.2%), 토(2.2%), 사약  뇨  사용(2.1%), 한약(1.6%), 

사 처  없  살 빼  약 복용(1.2%), 사 처  살 빼  약 

복용(0.9%) 순 었다. 러한 경향  체 BMI 에 어  

사하게 나타났다. 사 상   식  한하

 것  체   하고 , 상  (3.4%)  

토  사 처  없  살 빼  약  복용하고 어 건강  

해  수  험   것  보 다. 

6. BMI에 따른 건강 련 행동

사 상  신체 동과 스트 스 지, 원   해

에 한 결과  Table 7에 시하 다. 근 7  동안 격

한 운동  20  상 한 날  3  상  답  체  

10.7%, 상체  12.7%, 과체  14%, 비만  12.4%

 과체  가장 게 나타났다. 근 7  동안 등도 운

동  30  상한 날  5  상  답비  체  

4.8%, 상체  5.4%, 과체  5.4%, 비만  7.5%

 비만 에  등도  신체 동  가장 많  하  것  

나타났다. 러한 결과  우리나  ․고등학  남  학생  

상  한 신체 동에 한 연 (Oh 등 2009)에  고강도 

동   시행하고  여학생  비  16.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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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hysical activity and perceived stress of the subjects

Variable
Underweight

(N=3,612)

Normal

(N=10,441)

Overweight

(N=1,605)

Obesity

(N=916)

Total

(N=16,574)
χ2 value

Intensive exercise 

during last week

≧ 3 days  391(10.7)1) 1,325(12.7) 220(14.0) 137(12.4) 2,073(12.5)
35.423*2)

≦ 2 days 3,221(89.3) 9,116(87.3) 1,385(86.0) 779(87.6) 14,501(87.6)

Moderate exercise

during last week

≧ 5 days  170( 4.8) 550( 5.4) 86( 5.4) 82( 7.5) 888( 5.4)
48.548*

≦ 4 days 3,442(95.2) 9,891(94.6) 1,519(94.6) 834(92.5) 15,686(94.6)

Perceived stress
A little or none 1,706(46.5) 4,865(46.4) 663(40.8) 365(40.8) 7,599(45.5)

62.780***
Much or very much 1,906(53.5) 5,579(53.7) 942(59.2) 551(59.2) 8,975(54.5)

Cause of stress

Appearance(body image)  220( 5.7) 1,090( 9.8) 241(13.9) 178(19.6) 1,729( 9.8)

224.816***

School work 2,303(65.3) 6,454(63.7) 949(61.0) 468(52.4) 10,174(63.2)

Conflict with others  469(12.3) 1,213(11.7) 172(10.7) 109(11.6) 1,963(11.7)

One's family reason  205( 5.4) 581( 5.1) 91( 5.2) 63( 7.5) 940( 5.3)

Health   48( 1.3) 130( 1.2) 21( 0.9) 12( 1.4) 211( 1.2)

Relationship with friend  328( 8.8) 901( 7.8) 119( 7.5) 79( 6.8) 1,427( 8.0)

Missing   39( 1.2) 72( 0.7) 12( 0.7) 7( 0.8) 130( 0.8)

Cracking the stress

Listening to music  644(18.0) 1,961(18.5) 305(19.3) 195(21.2) 3,105(18.6)

114.052***

Sleeping  561(15.6) 1,424(14.1) 206(14.1) 95(10.0) 2,286(14.2)

Gassing  442(12.6) 1,358(13.0) 178(10.8) 86( 8.8) 2,064(12.5)

Watching movie, drama  409(11.7) 1,028( 9.9) 166( 9.3) 89( 9.4) 1,692(10.2)

Eating  327( 8.6) 1,050(10.4) 160(10.1) 101(12.9) 1,638(10.1)

SNS activity  325( 8.5) 1,029( 9.6) 160( 9.9) 94(10.5) 1,608( 9.4)

Others  904(25.0) 2,594(24.5) 430(26.5) 341(27.2) 4,181(25.0)
1) N(%), Total percentage of sum may not be exactly 100% due to round-off in each column, 2) * p<0.05, *** p<0.001.

도 동   하고  여학생  비  5.4%  것과 

비  시 등도 동  사하나, 고강도 동   낮게 

나타났다.  학  감에  고강도 동  감 한

다고 보고한 연  결과(Eaton 등 2008)  한다. 한 미

 Youth Risk Behavior Survey(2007)에  주 5  상 60  

상  등도  고강도 운동  시행한 경우가 34.7%  나

타났다.  연  결과  본 연  사 상  연   

한 운동에 한 에 차 가 지만, 우리나  청

에 비해  신체 동 비  게 나타났 , 러한 차

 우리나  고등학생  시에 한 담감  한 학업

시간  많  것에 한다고 볼 수 겠다. 우리나  고등학

생  체 시간 수  52.6% 에 지 않 므 (Park 등 

2007) 비만 뿐 아니  스트 스 해  건강  해 도 

체 시간  수하도  하  것  필 할 것  사료 다.

스트 스  많   아주 많  지하  비  체

 53.5%, 상체  53.7%, 과체  59.2%, 비만

 59.2%  나타나, 과체 과 비만  체 과 상체

에 비해 비  스트 스  많   것  알 수 다. 

스트 스  원  모든 에  학업  가장 많  

비  차지했 , 모(체 ) 고 답한 비  체

 5.7%, 상체  9.8%, 과체  13.9%, 비만  

19.6%  비만 에  가장 게 나타났다. 스트 스  해 하

 해 사용하   ‘ 악 듣 ’가 모든 에  가

장 많  차지하 , 체  18%, 상체  18.5%, 

과체  19.3%, 비만  21.2%  보 다. 그 다  

‘잠 ’  ‘수다 떨 ’, ‘ , 드 마, 능 프 그램 등 보

’, ‘ ’, ‘SNS 동’하  순  스트 스  해 하 다. 

러한 결과  산지역 ․고등학  비만 학생 600  

상  한 스트 스  처 에 한 연 (Kim YS 2001)

에  비만 여학생  스트 스  가장 많  끼  항목  

‘몸매’  나타났 , 스트 스에 한 처  ‘ 악

동’  가장 많  하 , ‘ , 비 , TV 보 ’, ‘  수다 

떨 ’ 순  나타난 것과 사하다.  학 에  양 

 프 그램  실행할  특  비만 학생들  아 감

 고,  스트 스에 처할 수  실  

안  공 어야 할 것 다.

요약 결론

본 연  체 에 심  가장 많  가지  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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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상  비만도에  식습 , 주  체  

식, 건강  행동  체   행동 양상  살펴보았다.

1. 사 상  에  체  22%, 상체  63.2%, 

과체  9.6%, 비만  5.2% 었 , 체  비  1학

, 과체 과 비만  3학 에  았다. 사 상  에  

아 식사  규  하  비  52.2% 에 지 않았

다. 체  비만 에 비해 채  우  취가 었 , 

과 과 스트 드,   과  취   많  것  나

타났다.

2. 신  체  게 식하고  비  체

 58.9%, 상체  47.9%, 과체  82.6%, 비만  

45.8%   학생들  신  체   식하지 

못하  것  나타났다. 특  체  25.7%  3.5%  

신  상체   과체  상  식하고 었 , 

상체 에 도 44.5%가 뚱뚱하다고 지하고 었고, 비

만  53.4%   과체  못 지하고 었다.

3. 근 30  동안  체   경험, 특  체  감량 경험

 비만 에  가장 많았 , 비만도가 수  체  감량 

시도   많  하 다. 그러나, 체  감량  필  없  체

과 상체 에 도  마  체  해 체  감량  

시도하고 었다. , 과체 과 비만  37.8%  34.6%

 체   경험  없었 ,  비만  7%  체

 지하고  하 , 0.2%  체  가시키고  한 것

 나타났다. 체    ‘식사량 감 ’, ‘규

 운동’, ‘다 어트 식 ’, ‘단식’, ‘원 드다 어트’, ‘ 토’, 

‘ 사약  뇨  사용’, ‘한약’, ‘살 빼  약복용‘ 순  나

타났다. 

4. 고강도 운동  경우, 체 , 비만 , 상체 , 과

체  순 , 등도 운동  체 , 상체 , 과체

, 비만  순  많  하  것  나타났다. 스트 스  

비만  가장 많  고 었 , 스트 스  원  에  

특  모(체 )  한 스트 스가 비만 에  가장 게 

나타났다.  학생들  ‘ 악 듣 ’, ‘잠 ’, ‘수다 떨

’, ‘ , 드 마 보 ’, ‘ ’, ‘SNS 동’ 등  순  스

트 스  해 하고 었다.

본 연  결과, 우리나  여  고등학생  신  체  

 지하고 지 못하 고, 여  모에 한 사

 향  체 에 한 식  곡 어 신  실  

모습보다 스스   살찐 것  식하고 었다. 곡  체

 식과 신  체 에 한 만  지 고 별

한 체   어  신체 , 신  장 에  청

에 심각한 건강  할 수 다. 그러므  여  

고등학생에게 어  신  체 과 체 에 해 

 식하도  하  것  가장 하다.  여  고등학

생   신체상 립과 건강  하여 고등학생  특  

고 한 효과 고 실  학  체 집단별 맞춤 

양  프 그램  공 어야 한다. 한 러한 프 그램

 개 학  단  프 그램보다  책   

가 프 그램  식습 , 운동, 행동 과 어 아

감 향상 등  다양한 내용   것  욱 효과

, 학  사    가  연계가 어 다각  에

 루어 야 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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