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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dietary habits, snacks, eating out and fast-food intake 
between students with a relatively early sexual maturity and others with a relatively late sexual maturity in a bid to grasp 
the impact of dietary behaviors on sexual maturity.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565 boys and girls who resid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y included fifth- and sixth-grade school children and seventh-grade middle school students. To 
classify the selected students according to the level of sexual maturity, the students of the same month age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in consideration of the stage of their sexual maturity and that of the other age groups. The early mature group 
was significantly taller and weighed more than the late mature group irrespective of gender. According to Tanner stages, the 
boys of the early mature group reached a 3.03 stage of sexual maturity when the sexual organs were taken into account, and 
those of the late mature group reached a 1.50 stage of sexual maturity. The girls of the early mature group reached a 3.43 
stage of sexual maturity on the basis of breast, and those of the late mature group reached a 2.73 stage of sexual maturity. 
Concerning eating out, the early mature group ate out more frequently than the late mature group. In regard to snacks, the 
early mature group had a snack more often.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physical 
development and some dietary behaviors according to sexual maturity. The early mature group had a snack and ate out 
relatively more often than the late mature group, which showed that some dietary behaviors had an impact on the sexual 
maturity of the teens who arrived at the age of pu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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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아동 및 사춘기 아동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변

화가 나타나는 시기로서, 신체의 급성장 및 성호르몬 작용의
개시로 체조성, 체형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적 성숙이 시작된
다. 이 시기에 영양관리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성장발육이
완료되면 이후 충분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정상적인

성장을 회복하기 어렵고, 성인기의 건강상태와도 직결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바람직한 식습관이 형성되

도록 유도하여야 한다(Kim et al 2008).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식생활이서구화됨에

따라 지방 섭취가 증가하고 있고, 영양과잉과 운동부족으로
인한 소아 비만의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Moon et al 
2008).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율은 1997년 5.8%에서 2005년

9.7%, 2011년 10.8%로 15년 만에 약 2배 정도 증가하여 청
소년의 성장 발달과 식생활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

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또한청소년기의평균신장및체중등 청소년의체격
이증가하는것과함께성적성숙시기가빨라지는추세가관

찰되고 있다(Sun et al 2005, Kaplowitz P 2006). 우리나라의
경우도 초경을 시작한 여아의 나이가 1988년 13.7세, 1998년
12.5세, 2011년 11.7세로 현저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성 성숙 시기가 빨라
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데, 이른 성숙은 우울
증과 관계가 깊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Cavanagh et al 2007), 
성성숙 시기가빨라짐에따라 성호르몬에노출되는 기간이

증가하여 유방암, 자궁내막암, 고환암 등 성호르몬 관련 암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Rockhill et al 1998). 또한
성호르몬분비시점이 빨라지면서 성장 호르몬과의 길항 작

용으로 성장 호르몬분비저하를초래하여성장가능 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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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지게 된다(Park MJ 2006). 사춘기의 성적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유전적인요인, 영양상태, 체구성, 운동부
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교육상태, 내분비 교란물질
등이 있으며(Kaplowitz et al 2001), 이 가운데 성 성숙을 결
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영양이므로, 최근 아동과 청
소년의외식과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가에너지및 지방 섭취

량 증가 요인이 되어 조기 성 성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간식을 섭취하는 비율
은 1998년에는 87.5%였으나, 2001년 90.3%, 2005년 91%, 
2009년 94.5%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Mini- 
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우리나라의성성숙도에관
한 연구들을 보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초․중․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성 성숙과 비만, 식이섭취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BMI와 체지방이 성 성숙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Kim HY 2004). 또한 Li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서
울지역에 거주하는 9∼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식이섭취, 성
성숙도, 체지방, 골질량 및 골밀도를 조사한 결과, 체질량지
수(Body Mass Index : BMI), 골밀도, 골질량, 체지방 비율이
성 성숙 발달 정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청소년의
성 성숙 시기 및 장기간의 초경 연령 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
(Park et al 2006)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성 성숙 단계는 빨라
지고 있으며, 특히 초경 연령은 지난 80여 년간 약 2세가량
빨라졌다고 하였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9∼13세의 여아를
대상으로 한 체구성의 발달과 식생활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에서는 사춘기 여아의 성장 발달에 식생활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ang H 2007), Joung HJ(2004)의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2년에 걸친 추적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식사 패턴이
성 성숙 개시 및 발달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 사춘기 아동의 경우 식습관이 불규칙하고

외식과패스트푸드 섭취증가로 인해 에너지및 지방섭취가

증가되어식생활의불균형상태가우려되며, 이는이른성성
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하여 시행된 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여 사춘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

들의 성 성숙 발달 정도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성장과 식행
동을 비교 분석하여 식행동이성 성숙 발달에미치는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과 성장 발달에 대한 영양교육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11∼13세(초등

학교 5학년∼중학교 1학년)의 남학생 274명(48.5%)과 여학
생 291명(51.5%)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2010년 2월에 걸
쳐 실시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Chang H 
2007, Lee SH 2005)를 참고로 작성하였고, 예비조사를 실시
하여 수정․보완한 후 배부한 설문지 총 720부 중 응답항목
이 누락되었거나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설문지를 제외

한 총 565부를 본 연구 자료에 사용하였다.

2. 성 성숙도 측정
조사 대상자의 성 성숙도 측정은 2차 성징의 특징을 기초

로 하는 Tanner stages(Tanner JM 1962)를 사용하였는데, 이
는 생활연령과 상관없이 성적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Tanner stages 측정 시 남자는 성기와 음모의발달 정도가 사
용되고, 여자는 유방과 음모의 발달 정도가 사용되는데, 1단
계는 사춘기 전의 발달상태, 2단계는 사춘기 초기상태, 3․4
단계는 성장발육의 진행상태, 5단계는 성장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진 성인의 상태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단계를 전
형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을 보여주고, 자신의 성 성숙 정도와
가장 유사한 단계를 표시하도록 개발된 자가평가법을 사용

하였다(Morris & Urdy 1980). 남․여학생용 설문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남학생용에서는 성기의 발달 단계를, 여학생용에
서는 유방의 발달 단계를 직접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와 같은 자가평가법은 여러 연구에서 평가의 결과가 의사의

진찰결과와 일치도가 높아비교적 정확한것으로알려져 있

다(Matsudo & Matsudo 1994). 또한 사춘기 아동 시기에 나
타나는 성 성숙과 관련된 경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남․여

학생용 별도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3. 성장 발달
성장 발달 정도를 알아보고자 신장과 체중을 학교에서 실

시한 신체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자가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이 값으로부터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하였다. 조사대상자
의 비만도 산출은 한국 소아 청소년 아동 성장도표(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7)를 이용하여신장별 체중 백분위
의 50th percentile 값을 표준체중으로 하여 계산한 후, -10% 
이하는저체중군, —10∼10%는 정상체중, +10% 이상은과체
중군으로 분류하였다.

4. 식행동 조사
전반적인 식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식습관, 외식, 간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식습관으로는 아침식사 섭취 빈도, 아
침식사 종류와 결식이유, 식사속도 등을 조사하였고, 외식은
섭취 빈도, 외식 시 섭취하는 음식, 배달하여 섭취하는 음식,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와 섭취 이유 등을 조사하였으며, 간식



23(5): 519～532 (2013)           성 성숙 속도가 다른 사춘기 아동의 성장 발달과 식행동 비교 521

Table 1. Distribution of sexual maturity according to Tanner stages N(%)

Tanner stages1) Boys Girls
LG2) EG χ2 LG EG χ2

1 72(56.3)   0( 0 )

134.725***

 6( 5.9)  0( 0 )

154.512***

2 48(37.5)  28(26.4) 77(76.2)  0( 0 )

3  8( 6.3)  51(48.1) 18(17.8) 65(59.1)

4  0( 0 )  23(21.7)  0( 0 ) 43(39.1)

5  0( 0 )  4( 3.8)  0( 0 )  2( 1.8)

Total 128(100) 106(100) 101(100) 110(100)

1) Tanner stages(1∼5 stages).
2) LG : Late mature group, EG : Early mature group.
*** p<0.001.

에서는 섭취 빈도, 섭취하는 시간대, 구입하는 방법, 선택 시
영향을 주는 요인, 함께 섭취하는 사람 등을 조사하였다. 또
한 패스트푸드를 포함한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간식 10가
지에 대한 섭취빈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 성숙도에 따른 분포는 빈도와 백
분율을산출하였고, 성성숙단계에따른신체발달은 ANOVA
를이용하여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의 성 성숙도 차이에 따라
늦은 성숙군과 빠른 성숙군으로 구분하여 두군 간의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test와 T-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성 성숙 속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분류
조사대상자들을 성 성숙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우

선 이들의 연령을 개월로 환산하였다. 이에 따라 130개월부
터 167개월까지 총 38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남학생의 경우
성기, 여학생의 경우 유방의 성숙도를 기준으로 동일 월령
내 각 대상자들의 성 성숙도 단계를 동일 월령 내 다른 대상

자들의 단계와 비교하였다. 이때 동일 월령 내에서 1) 단계
가 모두 동일하면 제외하고, 2) 두 단계가 포함된 경우 낮은
단계를 늦은 성숙군(Late mature group), 높은 단계를 빠른
성숙군(Early mature group)으로 분류하였고, 3) 세 단계가 포
함된 경우 중간 단계의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낮은
단계를 늦은 성숙군, 높은 단계를 빠른 성숙군으로 분류하였
고, 4) 네 단계가 포함된 경우 낮은 두 단계를 합하여 늦은

성숙군, 높은 두 단계를 합하여 빠른 성숙군으로 분류하였으
며, 5) 다섯단계가포함된경우중간단계의대상자는분석에
서제외하고, 낮은두단계를합하여늦은성숙군, 높은두단
계를 합하여 빠른 성숙군으로 분류하였다(Chang et al 2007). 
분류 결과는 Table 1에서와같이 전체 대상자는 늦은 성숙군
229명(51.5%)과 빠른 성숙군 216명(48.5%)으로 분류되었는
데,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늦은 성숙군이 128명(54.7%)이었
고, 빠른 성숙군이 106명(45.3%)이었으며, 여학생은 늦은 성
숙군이 101명(47.9%)이었고, 빠른 성숙군이 110명(52.1%)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성 성숙 속도에 따른 성장 발달

1) 성적 성숙도
남․여별로 늦은 성숙군과 빠른 성숙군에 따른 성 성숙도

단계의 비교는 Table 1과 같았다. 남학생 중 늦은 성숙군은
1단계 56.3%, 2단계 37.5%로 대상자의 93.8%가 분포하여 대
부분을 차지한 반면, 빠른 성숙군은 2∼4단계에 분포하고 있
었다. 여학생중늦은성숙군은 2∼3단계에주로분포하고있
고, 빠른 성숙군은 3단계 59.1%, 4단계 39.1%로 대상자의
98.2%가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p<0.001) 남학생
에 비해 여학생의 성 성숙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춘기 초기 여아를 대상으로한 Chang H(2007)의 연구에

서 늦은 성숙군의 경우는 2단계가 전체의 54.6%, 빠른 성숙
군의 경우는 3단계가 61.4%로 나타났고, 9∼12세 여아를 대
상으로 한 Li et al(2004)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63.5%
는 2단계에 주로 분포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
다. Tanner stages에서 1단계는 사춘기 전의 발달 상태로 볼
수 있고, 2단계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기상태라고 볼 수 있
으므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늦은 성숙군의 경우 사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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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sexual maturity between late mature group and early mature group N(%)

Variable Characteristics
Boys

χ2 Girls
χ2

LG1) EG LG EG

Experience of
wet dream

/menstruation

Yes  15(11.7)  34(32.1)
14.514***

 35(34.7)  69(62.7)
16.603***

No 113(88.3)  72(67.9)  66(65.3)  41(37.3)

Total 128(100) 106(100) 101(100) 110(100)

Grade of the first 
wet dream

/menstruation

4th   1( 6.7)   1( 2.9)

0.477

-   7(10.1)

16.585***
5th   1( 6.7)   2( 5.9)   5(14.3)  31(44.9)

6th   9(60.0)  20(58.8)  21(60.0)  23(33.3)

1st of middle school   4(26.7)  11(32.4)   9(25.7)   8(11.6)

Total 15(100)  34(100)  35(100)  69(100)

1) LG : Late mature group, EG : Early mature group.
*** p<0.001.

초기이고, 빠른 성숙군의 경우는 사춘기가 왕성하게 진행되
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Lee et al 2007).
남학생의 몽정 경험과 여학생의 월경 경험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늦은 성숙군에서 몽정을 경험한 남학생은
11.7%, 빠른성숙군에서는 32.1%로나타나, 늦은성숙군에비
해 빠른 성숙군에서 몽정을 경험한 학생이 많았다(p<0.001).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 Koh 1999)에서
몽정을경험한학생은 10.6%이고, So HS(2003)의연구에서는
11.1%로나타났다. 본연구의조사대상자인남학생의몽정시
작 연령은 만 12.5세(6학년)로 나타났는데, Lee et al(2009)의
연구에 따르면 2006년 조사 당시 중학교 1학년의 몽정 시작
연령이 12.1세로, 본연구조사대상자의 성성숙의 정도와 비
슷하게 나타나 조사시기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

이가 없음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몽정 시작 학년은 5
학년에 비해 6학년이 높게 나타났는데, So HS(2003)의 연구
에서는 몽정 시 연령은 11세 때인 5학년에 6.2%, 6학년에
3.9%로 5학년 때경험한아동이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는 So HS(2003)의 연구가 학년 초에 이루어지고 본 연구가
학년말에 이루어진 시기의 차이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

인다.
여학생 중 늦은 성숙군에서 월경을 경험한 경우는 34.7%

였고, 빠른 성숙군에서 월경을 경험한 경우는 62.7%로, 빠른
성숙군이 늦은 성숙군에 비해 월경을 경험한 여학생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p<0.001). 또한 초경을 경험한 시기는
늦은성숙군에서 6학년이 60.0%로높게나타났고, 빠른성숙
군에서는 5학년이 44.9%로높게나타나, 빠른성숙군의초경
개시시기가 빠름을 알 수 있었다(p<0.001). 조사대상자의 초

경 시작 시기는 6학년(12.3세)이었는데, 이는 1990∼1991년
에 태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JK 2008)에서 초
경연령이 12.5세로 나타났고, Baek UH(2009)의 연구에서도
초경연령은일반학생 12.4세, 운동선수가 13.1세로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초경은 보통 체중이 47 kg 내외
에달했을 때 또는 체지방 비율이 체중의 17∼22%를 차지할
때 시작되는데, 산업화된 서구 선진국에서는 1800년대 이후
초경연령이 점차 빨라졌다(Lee et al 2007). 식사내용이 개선
되어도 열량과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되어 성장기 아동들의

체중이나 체지방량이 과거보다 어린 나이에 한계치에 도달

하기때문에 이와같은현상이나타난다고 볼수있다(Lee et 
al 2007).

2) 신체 발달
조사대상자의 신체 발달은 Table 3과 같았다. 조사대상자

들의 월령은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하여 생년월일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하였는데, 남학생 중 늦은 성숙군의 평균 월령
은 150.5개월(만 12.5세)로 나타났고, 빠른 성숙군의 평균 월
령은 151.0개월(만 12.6세)로 나타났다. 늦은 성숙군의 평균
신장은 154.7 cm, 평균 체중은 47.4 kg으로 나타났으며, 빠른
성숙군의 평균신장은 161.1 cm, 평균체중은 52.1 kg으로 나
타나빠른성숙군의신장과체중이 늦은 성숙군에비해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Tanner stages에 의한 남학생의
성 성숙 단계는 늦은 성숙군이 평균 1.5단계로 나타났으며, 
빠른 성숙군이 평균 3.0단계로 나타났다(p<0.001). 여학생 중
늦은 성숙군의 평균 월령은 149.4개월(만 12.5세)로 나타났
으며, 빠른 성숙군의 평균 월령은 147.8개월(만 12.3세)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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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physical development between late mature group and early mature group N(%)

Variable
Boys Girls

LG1) EG t / χ2 LG EG t / χ2

Age(months) 150.5±10.41) 151.0±10.0  —0.367 149.4±11.0 147.8±10.3   1.089

Height(cm) 154.7±9.3 161.1±10.0  —5.015*** 151.5±7.9 155.7±6.5 —4.164***

Weight(kg)  47.4±10.6  52.1±10.7  —3.371***  41.2±7.8  45.7±7.6 —4.262***

Tanner stages2)   1.5±0.7   3.0±0.8 —16.535***   2.1±0.5   3.4±0.5 —18.859***

BMI(kg/m2)  19.6±3.3  19.9±3.0  —0.740  17.8±2.4  18.8±2.5 —2.824**

Obesity 
index3)

Underweight 43(33.6)2) 36(34.0)

0.549

53(52.5) 39(35.5)

7.365*Normalweight 56(43.8) 50(47.2) 40(39.6) 64(58.2)

Overweight 29(22.7) 20(18.9)  8( 7.9)  7( 6.4)

1) LG : Late mature group, EG : Early mature group. Mean±S.D.
2) Tanner stages(1∼5 stages).
3) Obesity index(%)=(Actual body weight—Standard body weight)×100/Standard body weight.

(standard body weight : 50th percentile body weight by height in Korean Pediatrics Society)
* p<0.05, ** p<0.01, *** p<0.001.

타났다. 늦은 성숙군의 평균 신장은 151.5 cm, 평균 체중은
41.2 kg으로 나타났으며, 빠른 성숙군의 평균 신장은 155.7 
cm, 평균 체중은 45.7 kg으로 나타나, 빠른 성숙군의 신장과
체중이 늦은 성숙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조사대상자는 성 성숙 정도에 따라 신장과 체중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사춘기초기여자어린이를대상으로한 Chang 
H(2007)의 연구에서도 신장의 경우 늦은 성숙군은 146.5 cm
였고, 빠른 성숙군은 149.6 cm로 증가하였으며, 체중의 경우
늦은성숙군은 40.1 kg이었고, 빠른성숙군은 43.9 kg으로증
가하여 본 연구 결과의 경향과 유사하였다. 비만도를 판정하
는데 사용되는 BMI는 여학생의 경우 늦은 성숙군에서 17.8, 
빠른 성숙군에서 18.8로 나타나, 빠른 성숙군이 늦은 성숙군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p<0.01), 남학생의 경우 유의한 차
이가 없었는데, 이는 남학생은 성 성숙이 진행되면서 근육의
발달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사춘기 아동의
성장속도는 사춘기가 시작된 지 18∼24개월 후에 최고 정점
에 도달하게 되고, 개인별로 성적 발달 순서에 맞춰 서로 다
른 연령에 나타나게 되는데, 여성은 사춘기가 남성보다 조기
에 시작하고, 사춘기의 초반에 급성장하며, 남성은 사춘기의
시작이 늦고, 신장의 급성장은 사춘기의 후반에 일어난다고
하였다(Kim et al 2007). 여학생의 경우 Tanner stages에 의한
성 성숙 단계는 늦은 성숙군이 평균 2.1단계, 빠른 성숙군이
평균 3.4단계로 나타났다(p<0.001). 대상자의 비만정도 결과
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정상 체중군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 성 성숙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 늦은 성숙군에서는 저체중군이 높게 나타나

고, 빠른성숙군에서는정상체중군이높게나타났다(p<0.05). 
사춘기 초기 여아를대상으로 한연구(Chang et al 2007)에서
는성숙이늦은집단보다빠른 집단의과체중 위험군과과체

중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15세의 어린이
를 대상으로 한 연구(Ribeiro et al 2006)에서도 빠른 성숙군
중 남학생의 30.5%, 여학생의 32.7%가 과체중으로 나타나, 
성숙이 빠를수록 비만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 중 과체중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학생 20.9%, 여
학생 7.1%로 남학생의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비만아와 정
상아의식사 및생활 습관 비교에 관한 연구(Park et al 2000)
에서도 비만아 중 남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69.9%로 여아가
차지하는 비율(30.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1998년 한국
인소아신체발육 표준치 자료에 근거하여 BMI 백분위수 95
이상을 비만으로 판정하였을 때 남학생은 15.5%, 여학생은
8.9%가 비만으로 조사되었고, 비만아 비율은 학년이 증가하
면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에서도 알수 있듯이소아 비만의발생위험이 여아보다

남아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의 경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지방량의 증가가 뚜렷하고 체지방량은 변화가

적은 반면 여학생은 제지방량과 함께 체지방량이 꾸준히 증

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Song et al 2006).

3. 성 성숙 속도에 따른 식행동

1) 식습관
성성숙에따른식습관에 관한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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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ating habits according to the level of sexual maturity N(%)

Variable LG1) EG Total χ2

Frequency of 
breakfast

Everyday 135(59.0) 122(56.5) 257(57.8)

1.672

5∼6 times/week  23(10.0)  30(13.9)  53(11.9)

3∼4 times/week  22( 9.6)  19( 8.8)  41( 9.2)

1∼2 times/week  21( 9.2)  18( 8.3)  39( 8.8)

Never  28(12.2)  27(12.5)  55(12.4)

Reason for 
skipping meal

Oversleep  33(20.0)  43(27.6)  76(23.7)

5.235

Tasteless  48(29.1)  35(22.4)  83(25.9)

Hard of digestion  16( 9.7)  13( 8.3)  29( 9.0)

From eating snack   2( 1.2)   3( 1.9)   5( 1.6)

To weight control   5( 3.0)   2( 1.3)   7( 2.2)

Have no time  44(26.7)  46(29.5)  90(28.0)

From habit  17(10.3)  14(9.0)  31( 9.7)

Type of
breakfast

Cooked rice with side dish 171(74.7) 149(69.0) 320(71.9)

12.827*

Bread  26(11.4)  13( 6.0)  39( 8.8)

Fruit or Fruit juice   6( 2.6)   9( 4.2)  15( 3.4)

Milk or Yoghurt   5( 2.2)   4( 1.9)   9( 2.0)

Cereal with milk   9( 3.9)  20( 9.3)  29( 6.5)

Raw food or Sunsik   1( 0.4)   2( 0.9)   3( 0.7)

Others  11( 4.8)  19( 8.8)  30( 6.7)

Velocity of 
having a meal

Eat slowly  39(17.1)  20( 9.3)  59(13.3)

8.796*Eat Usually 137(59.8) 156(72.2) 293(65.8)

Eat Quickly  53(23.1)  40(18.5)  93(20.9)

1) LG : Late mature group, EG : Early mature group.
* p<0.05.

다. 아침 결식 비율의 경우 늦은 성숙군은 12.2%였고, 빠른
성숙군은 12.5%로 나타났으며, 전체 대상자의 아침 결식 비
율은 12.4%로 나타나, Lee & Oh(1997)의 연구에서의 아침
결식 비율 10.1% 보다 더높게조사되었다. 2011년 국민건강
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에서 보고된
12∼18세 사춘기 아동의 식사습관을 살펴보면 아침식사 결
식률 30.0%, 점심식사 결식률 6.3%, 저녁식사 결식률 4.7%
로 41.0%에 해당되는 학생이 하루 식사 중 한 끼를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침 결식률이 가장 높았다. 
아침식사의 결식률과 간식을 먹는 횟수의 비교 분석 결과, 
아침식사의결식률이 높은 학생의간식섭취비율이높게나

타났고(Sim & Kim 1993), 아침 결식이 학생들의 집중력, 학

습능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보고된 바있으

므로 아침 결식 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

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자가 결식을 하
는이유는성성숙속도에따른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으

나, ‘시간이 없어서’가 28.0%, ‘식욕이나 반찬 맛이 없어서’ 
25.9%로 응답하였다. 울산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결식의이유로 ‘늦게일어나서’가 54.3%로 가장 많았
는데(Jo & Kim 2008),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학교와 학
원 등의 학업으로 인해 취침시간이 늦어져 수면시간이 부족

하게 되고, 늦잠을 자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결
식은 체력약화, 집중력 장애로 학습능력의 부진을 야기하고, 
그 다음 식사의 과다 열량 섭취로 오히려 비만을 일으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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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1일 3식의규칙적인 식습관을가질 수있도록교육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아침 식사 종류에서 늦은 성
숙군은 밥과 반찬(74.7%), 빵(11.4%)을 주로 섭취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빠른 성숙군은 밥과 반찬(69.0%), 시리얼
과 우유(9.3%)로 조사되어 성 성숙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
었다(p<0.05). 식사속도에서 늦은 성숙군과 빠른 성숙군 모
두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늦거나 빠른 속도’
가 늦은 성숙군의 경우 40.2%를, 빠른 성숙군의 경우 27.8%
로 나타나, 늦은 성숙군의 식사속도가 빠른 성숙군에 비해
빨리 먹거나느리게 먹는 비율이 높아 불규칙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p<0.05).

2) 외식
Table 5는 늦은 성숙군과빠른 성숙군의외식에관한식행

동을 나타낸 것이다. 늦은 성숙군의 경우 외식을 하는 비율
이 ‘월 1회이상’이 40.6%, 빠른성숙군의경우 ‘주 1회이상’
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나, 늦은 성숙군에 비해 빠른 성
숙군이 외식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과거
식생활 수준이 낮았던 시기에는 외식이 부족한 영양을 보충

하는역할을 하였으나, 국민소득의 증가, 핵가족화, 소비의식
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놀이를 지향하는 여가문화는 외
식의질적․양적팽창을가져오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

다(Seo et al 2003). 통계청의 가계소득지출조사(2013)에 의
하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외식비 규모는 1999
년 164,219원이었고, 2002년에는 227,062원, 2012년 339,693
원대를 넘어설 정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식의 증가
가 아동과 사춘기 아동의 성장 발달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식

생활의 서구화로 지방 섭취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런
불균형한 영양과잉과 운동부족으로 인해 소아 비만의 발생

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Moon et al 2008), 성 성숙 속도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식 섭취 시 균형있는 영양 섭

취를 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식 시 먹는 음식 종류를 보면 불고기, 갈비, 삼겹
살 등의 섭취가 전체의 60%로 높게 나타났고, 배달시켜 먹
는음식의종류로는치킨(33.5%), 중국음식(30.8%), 피자(23.1 
%)의순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 섭취 횟수는월 1회 이상
(36.9%)이 높게 나타났고,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이유는 특
별한 날(34.8%)이 높게 나타났으나, 늦은 성숙군과 빠른 성
숙군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간식
늦은 성숙군과 빠른 성숙군에 따른 간식 섭취에 대해 조

사한결과는 Table 6과같다. 조사대상자중빠른성숙군의경
우 ‘하루 1회 이상’ 간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9.9%

이고, ‘거의 안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5%로 나타난 반면, 
늦은 성숙군에서는 ‘하루 1회 이상’ 섭취한다고 응답한 비율
이 56.3%이고, ‘거의 안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9 %로 나
타나, 빠른 성숙군이 늦은 성숙군에 비해 간식을 자주 섭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사춘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Joung HJ 2004)에서 서구식 식사 패턴을 가진학생들의
간식횟수와 양이 많았는데, 이는 에너지 섭취량 증가에 기여
하고 설탕이나 포화지방의 중요한 급원이 되므로 적절한 대

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Sung et al(2007)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대상 아동의 13.6%만이 ‘간식을 먹지 않는다’고하였으
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간식을 섭취하지 않는 비율은
8.8%로 더 낮게 나타나, 간식을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본연구에서는조사대상자들이 ‘하루 1회 이상’ 간
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한 남․여학생이 각각 47.0%, 51.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산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Doo et al(2009)의 연구에서도 하루 1번 간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한 남․여학생이 각각 48.4%, 43.6%로 가장 높게 나타
나, 본연구의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간식 섭취 방법
은 늦은 성숙군에서는 부모님이 사 주시거나 만들어 주시는

간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79.9%로 높게 나타났고, 빠른 성숙
군에서는 직접 사 먹는 경우는 31.5%로 늦은 성숙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5). 간식 선택 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늦은성숙군에서 학교교육(62.4%), 친구(14.0%), TV광고(9.2 
%), 부모님(8.3%)의 순으로 나타났고, 빠른 성숙군에서 학교
교육(71.8%), 친구(8.8%), TV광고(8.8%), 형제자매(4.6%)의
순으로 나타나 성 성숙 속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p<0.01). 
최근 어머니의 사회 진출 및 사춘기 아동의 바쁜 일과로 스

스로 간식을 선택,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사
춘기아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간식 선택 방법에대하여교육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간식을 자주 구매하는 장소에
서사춘기아동의 건강한식생활을 위한 간식을판매하는 정

책이 요구되고, 학교 교육과 함께 TV광고 등 대중매체에서
의 바람직한 간식 섭취 홍보와 정확한 지식 전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식 섭취 시간은 ‘점심식사 이후’라고 응
답한 비율이 49.4%로 나타났고, 간식을섭취할때 주로 누구
와 함께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늦은 성숙군의 경우 혼자

섭취하는 경우가 35.8%로 나타났고, 빠른 성숙군의 경우 형
제자매와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35.2%로 높게 나타났으나, 
성 성숙 속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사춘기 아동기에는 영
양소 요구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정규식사 외에 간식도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춘기 아동들은 하루 영양소 섭취량의
약 1/4을 간식으로부터 얻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간식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이 열량만을 공급하는 empty 
calorie snack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문제가 된다. 패스트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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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onsumption behavior of eating out N(%)

Variable LG1) EG Total χ2

Frequency of 
eating out

≥ 1 time/day  10( 4.4)  15( 6.9)  25( 5.6)

9.288*
≥ 1 time/week  67(28.9)  50(47.2) 153(34.4)

≥ 1 time/month  96(40.6)  33(31.1) 176(39.6)

Almost do not eat  56(24.5)  35(16.2)  91(20.4)

Type of eating 
out

Cooked rice with side dish  19( 8.3)  17( 7.9)  36( 8.1)

6.829

Korean meat diet 143(62.4) 124(57.4) 267(60.0)

Chinese food   7( 3.1)  12( 5.6)  19( 4.3)

Western food  14( 6.1)  15( 6.9)  29( 6.5)

Flour based food   9( 3.9)  14( 6.5)  23( 5.2)

Fast food  15( 6.6)  10( 4.6)  25( 5.6)

Japanease food  14( 6.1)  10( 4.6)  24( 5.4)

Others   8( 3.5)  14( 6.5)  22( 4.9)

Type of 
delivery food 

service

Cooked rice with side dish  17( 7.4)  14( 6.5)  31( 7.0)

0.973

Chinese food  73(31.9)  64(29.6) 137(30.8)

Pizza  50(21.8)  53(24.5) 103(23.1)

Chicken  75(32.8)  74(34.3) 149(33.5)

Flour based food   8( 3.5)   6( 2.8)  14( 3.1)

Others   6( 2.6)   5( 2.3)  11( 2.5)

Frequency of 
eating fast 

food

≥ 1 time/day  15( 6.6)  11( 5.1)  26( 5.8)

2.141
≥ 1 time/week  68(29.7)  75(34.7) 143(32.1)

≥ 1 time/month  90(39.3)  74(34.3) 164(36.9)

Almost do not eat  56(24.5)  56(25.9) 112(25.2)

Reason for 
eating fast 

food

Alone  30(13.1)  40(18.5)  70(15.7)

3.387

Special day(birthday)  83(36.2)  72(33.3) 155(34.8)

Meeting friends  24(10.5)  18( 8.3)  42( 9.4)

Hungry at institute  36(15.7)  31(14.4)  67(15.1)

Habitually  18( 7.9)  15( 6.9)  33( 7.4)

Others  38(16.6)  40(18.5)  78(17.5)

1) LG : Late mature group, EG : Early mature group.
* p<0.05.

를 선호할수록 식사가 불규칙적이고, 편식이 더 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Lee SH 2005), 햄버거, 아이스크림의 경우 나이
가 어릴수록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높았고(Sim & Kim 1993), 
패스트푸드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것은 ‘맛’으로 나타났다. 
원주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BR 2009)에 따르

면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빈도가 ‘월 1회 이상’이 50.7%, 
‘주 1회 이상’이 29.5%, ‘거의 안 한다’가 19.8%로 나타났고, 
2007 국민영양조사에서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인 햄버거의 섭
취횟수는 ‘하루 1회 이상이’ 2%, ‘주 1회 이상’이 30.6%, ‘월
1회 이상’이 22.1%, ‘거의 안 한다’가 61.9%로 나타났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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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consumption patterns of snacks N(%)

Variable LG1) EG Total χ2

Eating frequency

≥ 1 time/day 129(56.3) 151(69.9) 280(62.9)

9.066*
≥ 1 time/week  67(29.3)  45(20.8) 112(25.2)

≥ 1 time/month   8( 3.5)   6( 2.8)  14( 3.1)

Almost do not eat  25(10.9)  14( 6.5)  39( 8.8)

Eating time

After breakfast   1( 0.4)   3( 1.4)   4( 0.9)

3.749
After lunch 106(46.3) 114(52.8) 220(49.4)

After dinner  25(10.9)  24(11.1)  49(11.0)

At any time  97(42.4)  75(34.7) 172(38.7)

Intake method

Purchasing by oneself  46(20.1)  68(31.5) 114(25.6)

8.533*Cooking by parents  73(31.9)  67(31.0) 140(31.5)

Purchasing by parents 110(48.0)  81(37.5) 191(42.9)

Affecting
the choice
of snacks

Parents  19( 8.3)   9( 4.2)  18( 4.0)

17.490**

School education 143(62.4) 155(71.8) 320(71.9)

TV ads  21( 9.2)  13( 6.0)  34( 7.6)

Internet   1( 0.4)   4( 1.9)   5( 1.1)

Friend  32(14.0)  19( 8.8)  39( 8.8)

Brothers/sisters   2( 0.9)  10( 4.6)  12( 2.7)

Others  11( 4.8)   6( 2.8)  17( 3.8)

Someone who
eat food
together

Alone  82(35.8)  59(27.3) 141(31.7)

5.868

Brothers/sisters  80(34.9)  76(35.2) 156(35.1)

Parents  10( 4.4)   9( 4.2)  19( 4.3)

Family  12( 5.2)  17( 7.9)  29( 6.5)

Friend  42(18.3)  53(24.5)  95(21.3)

The others   3( 1.3)   2( 0.9)   5( 1.1)

1) LG : Late mature group, EG : Early mature group.
* p<0.05, ** p<0.01.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월 1회 이상’이 36.9%로 조사되어
패스트푸드를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Sim et al 2003)에서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맛이 좋아서’가 76.7 %, ‘이유 없이’가
15.1%, ‘가격이저렴해서’가 9.7%, ‘영양가가높아서’가 2.8%
의 순으로 나타나, 평소 음식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영양적인
면은 거의 고려되지 않거나 영양적인 식품 선택에 관심이없

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였다. 간식은 끼니 사이의 공복을
완화하고, 식사로 충족시키지 못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으

므로 적절한 간식 섭취는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지만, 간식
의 종류와 양에 따라 사춘기 아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제외
한 영양소 섭취실태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한편, 
이러한 영양소 섭취실태가 사춘기 아동의 성 성숙을 촉진하

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Joung HJ 2004).
Table 7은늦은성숙군과 빠른성숙군에 따른간식종류별

섭취 빈도에 관한 결과인데, 과자․스낵류, 빵․케익류, 라면, 
과일․과일 주스류는 ‘주 1∼2회’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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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requency of snacks consumption N(%)

Variable LG1) EG Total χ2

Biscuit
·

cookies

Everyday  15( 6.6)  17( 7.9)  32( 7.2)

1.378

5∼6 times/week  21( 9.2)  19( 8.8)  40( 9.0)

3∼4 times/week  45(19.7)  40(18.5)  85(19.1)

1∼2 times/week  91(39.7)  87(40.3) 178(40.0)

1∼2 times/month  28(12.2)  21( 9.7)  49(11.0)

Almost do not eat  29(12.7)  32(14.8)  61(13.7)

Breads
·

cakes

Everyday  10( 4.4)   3( 1.4)  13( 2.9)

3.898

5∼6 times/week   8( 3.5)   7( 3.2)  15( 3.4)

3∼4 times/week  36(15.7)  34(15.7)  70(15.7)

1∼2 times/week  75(32.8)  72(33.3) 147(33.0)

1∼2 times/month  49(21.4)  53(24.5) 102(22.9)

Almost do not eat  51(22.3)  47(21.8)  98(22.0)

Rice cake
·

tteokbokki

Everyday   3( 1.3)   3( 1.4)   6( 1.3)

11.768*

5∼6 times/week   9( 3.9)   8( 3.7)  17( 3.8)

3∼4 times/week  12( 5.2)  25(11.6)  37( 8.3)

1∼2 times/week 106(46.3)  72(33.3) 178(40.0)

1∼2 times/month  57(24.9)  68(31.5) 125(28.1)

Almost do not eat  42(18.3)  40(18.5)  82(18.4)

Instant noodle

Everyday   7( 3.1)   4( 1.9)  11( 2.5)

1.324

5∼6 times/week  14( 6.1)  17( 7.9)  31( 7.0)

3∼4 times/week  44(19.2)  40(18.5)  84(18.9)

1∼2 times/week 102(44.5)  99(45.8) 201(45.2)

1∼2 times/month  29(12.7)  25(11.6)  54(12.1)

Almost do not eat  33(14.4)  31(14.4)  64(14.4)

Fruits
·

fruits juice

Everyday  42(18.3)  35(16.2)  77(17.3)

4.972

5∼6 times/week  30(13.1)  31(14.4)  61(13.7)

3∼4 times/week  43(18.8)  45(20.8)  88(19.8)

1∼2 times/week  48(21.0)  58(26.9) 106(23.8)

1∼2 times/month  25(10.9)  21( 9.7)  46(10.3)

Almost do not eat  41(17.9)  26(12.0)  67(15.1)

Milk
·

dairy products

Everyday  68(29.7)  66(30.6) 134(30.1)

2.304

5∼6 times/week  36(15.7)  35(16.2)  71(16.0)

3∼4 times/week  42(18.3)  33(15.3)  75(16.9)

1∼2 times/week  35(15.3)  42(19.4)  77(17.3)

1∼2 times/month  17( 7.4)  16( 7.4)  33( 7.4)

Almost do not eat  31(13.5)  24(11.1)  55(12.4)

Hamburger

Everyday   4( 1.7)   2( 0.9)   6( 1.3)

4.081

5∼6 times/week   1( 0.4)   2( 0.9)   3( 0.7)

3∼4 times/week   5( 2.2)   1( 0.5)   6( 1.3)

1∼2 times/week  24(10.5)  27(12.5)  51(11.5)

1∼2 times/month  87(38.0)  77(35.6) 164(36.9)

Almost do not eat 108(47.2) 107(49.5) 21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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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tinued

Variable LG1) EG Total χ2

Spaghetti

Everyday - - -

10.053*

5∼6 times/week   2( 0.9)   3( 1.4)   5( 1.1)

3∼4 times/week  10( 4.4)   6( 2.8)  16( 3.6)

1∼2 times/week  31(13.5)  17( 7.9)  48(10.8)

1∼2 times/month  63(27.5)  86(39.8) 149(33.5)

Almost do not eat 123(53.7) 104(48.1) 227(51.0)

Doughnut

Everyday - - -

10.783*

5∼6 times/week   2( 0.9)   3( 1.4)   5( 1.1)

3∼4 times/week  13( 5.7)   3( 1.4)  16( 3.6)

1∼2 times/week  21( 9.2)  35(16.2)  56(12.6)

1∼2 times/month  57(24.9)  47(21.8) 104(23.4)

Almost do not eat 136(59.4) 128(59.3) 264(59.3)

French fries

Everyday - - -

2.361

5∼6 times/week   5( 1.1)   4( 1.9)   9( 2.0)

3∼4 times/week  10( 4.4)   5( 2.3)  15( 3.4)

1∼2 times/week  29(12.7)  22(10.2)  51(11.5)

1∼2 times/month  72(31.4)  72(33.3) 144(32.4)

Almost do not eat 113(49.3) 113(52.3) 226(50.8)

1) LG : Late mature group  EG : Early mature group.
*p<0.05.

게나타났고, 우유․유제품은 ‘매일섭취한다’고 응답한 대상
자가 30.1%로높게조사되었다. ‘거의섭취하지않는다’고응
답한비율은햄버거, 스파게티, 도넛, 감자튀김이각각 48.3%, 
51.0%, 59.3%, 50.8%로 나타났다. 떡이나 떡볶이는 ‘월 1∼2
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81.6%로 자주 섭취하는 간식이었
는데, 늦은성숙군은 ‘주 1∼2회이상’ 섭취하는비율이 56.8%
이고, 빠른성숙군은 ‘주 1∼2회이상’ 섭취하는비율이 50.0%
로섭취하는것으로나타나, 늦은성숙군이빠른성숙군에비
해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스파게티
는늦은성숙군에서 ‘월 1∼2회이상’ 섭취하는비율이 46.3%
로 나타났고, 빠른 성숙군에서 ‘월 1∼2회 이상’ 섭취하는비
율이 51.9%로 나타나, 빠른성숙군이늦은 성숙군에 비해 자
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도넛의 경우 늦은
성숙군은 ‘주 1∼2회 이상’ 섭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5.8%
로 나타났고, 빠른 성숙군은 19.0%로 나타나 빠른 성숙군의
도넛 섭취가 늦은 성숙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5). 광주지역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SS 2004)에서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아동의 식사시간이 더
불규칙하고 편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식 선택
시에는 맛에 치중하기보다 사춘기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영양소의 균형을고려한간식을 선택할수 있도록 올바

른 지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간식과 성
성숙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거의 없어 본 연구 결과를 다른

연구와 비교하기 어렵지만, 식생활이 성 성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식사패턴 연구에서 조개/가공육류 요인이 남
학생과 여학생모두에서 성성숙발달과 양의 관련성이있는

반면, 우유/생선 요인은 여학생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Joung HJ 2004).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식습관 및 외식, 
간식등의섭취가 성성숙의 속도에 어떻게관여하는지설명

할 수 없으나, 서구식의 식생활 패턴 변화로 인해 체중 및
BMI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성 성숙 속도가 변화할 수 있
고, 이에 식습관과 외식, 간식의 섭취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사춘기 아동의 식생활이 성 성숙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

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인 남․여학생 565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대상자들의 월령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성 성숙
속도에 따라 늦은성숙군(LG : Late mature group)과 빠른 성
숙군(EG : Early mature group)으로 분류하여, 두 군의 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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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도, 신체 발달, 식습관, 외식․간식에 대한 식행동을 비
교․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는 성 성숙 속도의 차이에 따라 늦은 성숙군 229
명(51.5%)과 빠른 성숙군 216명(48.5%)으로 분류되었는데, 
남학생은늦은성숙군 128명(54.7%), 빠른성숙군 106명(45.3 
%)이었고, 여학생은 늦은 성숙군 101명(47.9%), 빠른 성숙군
110명(52.1%)이었다.

2. 2차 성징의 특징을 기초로 한 Tanner stages를 사용하여
자가평가법에 의해 대상자의 성 성숙 단계를 측정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늦은 성숙군은 1,2단계(93.8%)에 주로 분포하
였고, 여학생의 경우 빠른 성숙군은 3,4단계(98.2%)에 주로
분포하였다. 성 성숙과 관련한 경험으로써 남학생의 경우 몽
정, 여학생의 경우 월경을 경험한 빈도는 빠른 성숙군이 늦
은 성숙군에 비해 많았으며, 빠른 성숙군의 초경 개시시기가
빨랐다(p<0.001).

3. 늦은 성숙군의 평균 신장은 154.7 cm, 평균체중은 47.4 
kg이고, 빠른 성숙군의 평균 신장은 161.1 cm, 평균 체중은
52.1 kg으로 나타나, 빠른 성숙군이 늦은 성숙군에 비해 높
았고(p<0.001), 여학생의 경우에는 BMI도 빠른 성숙군이 늦
은 성숙군에 비해 높았다(p<0.01).

4. 성성숙속도가 다른 두군간식습관을 조사한결과, 늦
은 성숙군이 아침식사로 ‘밥과 반찬’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
고, 늦은성숙군의식사속도가빠른성숙군에비해불규칙적
임을알수있었다(p<0.05). 외식과간식섭취횟수의경우빠
른 성숙군이 늦은 성숙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고(p<0.05), 
간식 섭취 방법의 경우 늦은 성숙군이 빠른 성숙군에 비해

부모님이 사 주시거나 만들어 주시는 간식을 섭취하는 비율

이 더 높았다(p<0.05). 패스트푸드를 포함한 다소비 간식의
섭취빈도를조사한 결과, 두 군 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떡
과 떡볶이는 늦은 성숙군이 더 자주 섭취하였고, 스파게티와
도넛은빠른성숙군이늦은 성숙군에 비해 자주 섭취하는것

으로 나타났다(p<0.05).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성 성숙 속도가 다른 늦은 성숙군

과 빠른 성숙군 간에는 성장 발달과 일부 식습관에 차이가

있었고, 성 성숙이 빠른 군의 외식과 간식의 섭취 빈도가 성
성숙이 늦은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생활이 성 성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사춘기아동의 건강한 식생활과 성장 발달을 위하여적

절한 영양관리와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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