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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risk of overweight and obesity in adolescents consuming snacks frequently from 
2007~2009,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The subjects (12~14 years: n=523; 
15~18 years: n=614) were presented with food frequency questionnaires, and they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gender 
and frequency of snack consumption. In the age group of 12~14 years, boys and girls (boys OR: 1.11, 95% CI: 0.52~2.39, 
girls OR: 12.45, 95% CI: 2.26~68.51) who consumed yogurt frequently had a higher risk of overweight and obesity at the 
highest quartile frequency compared with the lowest quartile after adjustments for multiple confounding factors, including age, 
physical activity, frequency of eating out and snack consumption, and energy intake. In the age group of 15~18 years, girls 
(OR: 1.01, 95% CI: 0.34~2.99) consuming fried foods had a higher risk of overweight and obesity at the highest quartile 
frequency compared with the lowest quartile after adjustments for multiple confounding factors, including age, physical 
activity, frequency of eating out and snack consumption, and energy intake. Thus, we conclude that frequent consumption 
of yogurt and fried foods increases the risk of overweight and obesity in adolesc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risk 
of overweight and obesity is associated with the frequency of snack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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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는 생애주기 중 제2의 성장기로 성장이 활발하고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영양소 요구량이 증가되며, 
이 시기의 영양 상태는 성인기의 건강과 연결되므로 매우 중

요하다. 청소년기에 높은 영양소 필요량은 하루 세끼 식사만

으로 충분히 공급받기 어려우므로 부족하기 쉬운 무기질 및 

비타민 등은 간식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 간식

은 열량과 지방의 비율이 높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어(Goh 
& Park 2010; Yeon 등 2013; Yoo & Kim 1994), 간식을 통한 

불균형한 열량 섭취로 인한 비만 증가 및 영양섭취 불균형이 

우려된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2~18세 청소년의 비만 유

병률은 2009년 16.3%(과체중 5.0%, 비만 11.3%)에서 2014년 

21.0%(과체중 5.5%, 비만 15.5%)로 약 28.8%(과체중 10%, 비
만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P] 2009; KCDCP 2014), 청소년의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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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이 간식으로 주로 선호하는 식품으로는 가공식품에 

해당되는 빵류, 빙과류, 과자류 등이었으며(Kim & Kim 2010; 
Ko & Kim 2010), 중학생의 가공식품 선택 횟수는 높았고, 여
자 중학생의 간식 종류별 주당 섭취 횟수는 흰우유 5.6회, 과
일 5.5회, 아이스크림 3.6회, 과자류 3.2회, 탄산음료 2.4회였

으며, 가공식품 선택 시 ‘맛’, ‘가격’을 ‘영양’보다 우선 고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등 2008; Goh & Park 2010; Yeon 
등 2013).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산음료 섭취에 따른 Bae 
& Yeon(2015)의 영양소 섭취상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의 경우 아침 결식률이 높

고, 단백질과 비타민 C의 섭취가 평균필요량에 미달되는 청

소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2013년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량 중 가공식품으로 인한 당류 섭취량은 

44.7 g이었고, 12~18세 청소년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

는 58.8 g으로 이는 총열량 중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

의 기여율은 10.7%로 세계보건기구의 섭취권고기준(하루 열

량의 10% 미만)을 초과하였다. 12~18세의 당류 섭취의 주요 

급원은 음료류, 빵․과자․떡류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

취량 중 44.2%(26.0 g)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가 총열량의 10% 이상자는 10% 
미만인 자에 비해 비만 발생률이 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2015), 
청소년에서 간식으로 섭취빈도가 높은 가공식품은 당류 섭

취량을 높여 비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선
행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결식, 잘못된 간식의 선택 및 섭

취는 비만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Kang 등 1997; Kim 
EK 2001) 청소년의 영양소 섭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식

을 섭취하는데 있어 어떤 식품을 선택하고, 얼마만큼 섭취하

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대, 성별 및 

비만도에 따라 간식 종류별 섭취빈도를 비교하고, 간식으로 

많이 섭취되는 식품의 섭취 횟수가 과체중 및 비만 위험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 4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07~2009년)의 원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12~18세 총 2,043명을 

대상으로 식품섭취빈도에 결측치가 있는 481명, 저체중 425
명을 제외한 총 1,13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12~14세(523명)와 15~18세(614명)로 분류한 후 성별과 비만

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일반사항
연령, 성별, 신체활동 정보는 건강설문조사에서, 간식 횟수

와 외식 횟수는 영양조사 항목 중 식생활 조사에서 데이터를 

취하였다. 신체활동 정보는 1주일간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 
격렬한 신체활동 지속시간(분), 1주일간 중등도 신체활동 일

수, 중등도 신체활동 지속시간(분), 1주일간 걷기 일수, 걷기 

지속시간(분)에 대해 묻는 설문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이용

하여 신체활동 수준을 MET(Metabolic Equivalent of Task values)
로 재계산하였다(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의 short form(version 2.0, April 2004)). 신체활동 정도의 분류

의 경우, ‘낮음’은 600<MET－minutes/week, ‘중간’은 600≤
MET－minutes/week<3,000, ‘높음’은 3,000≤MET－minutes/week
로 제시하였다. 간식 횟수는 하루 3회 이상 ‘3’, 하루 2회 ‘2’, 
하루 1회 ‘1’, 이틀에 1회 ‘0.5’, 거의 안한다 ‘0’로 점수화 하

였고, 외식 횟수는 하루 2회 이상 ‘2’, 하루 1회 ‘1’, 주 1~6회 

‘0.5’, 월 1~3회 ‘0.07’, 거의 안한다 ‘0’으로 점수화하여 하루 

간식과 외식 횟수를 재계산하였다.

3. 신체계측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정보는 검진조사 결과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BMI는 체중(kg)을 신장(m2)으
로 나누어 계산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의 비만 기준(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에 따라 저체중(BMI<18.5), 정상(18.5≤BMI<23), 
과체중 및 비만(23≤BMI)으로 분류하여 정상군과 과체중 및 

비만군으로 분류하였다. 

4.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간식에 해당되는 주요 식품 섭취와 열량 섭취량에 관한 정

보는 4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07~2009)에서 실시된 식품섭취

빈도 조사방법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주로 간식으로 섭취하는 식품

을 참고하여(Jo & Kim 2008; Yeon 등 2013) 국민건강영양조

사의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식품 분류 기준에서 구분하고 있

는 식품유형에서 과일류 중 통조림과 주스가 포함되어 조사

되는 과일을 제외한 생과일(바나나, 수박, 딸기, 감, 참외, 배), 
우유․유제품(우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음료(탄산음료), 
기타(햄버거, 피자, 튀긴 음식) 식품을 추출하였다. 식품섭취

빈도는 “얼마나 자주 섭취 했는가”에 대한 응답은 9가지 빈

도 수준(거의 안 먹음, 1년에 6~11회, 한 달에 1회, 한 달에 

2~3회, 일주일에 1회, 일주일에 2~3회, 일주일에 4~6회, 하루 

1회, 하루 2회, 하루 3회)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다. 주당 식

품섭취빈도는 9가지 빈도 수준으로 조사된 결과를 점수화(거
의 안 먹음 ‘0’, 1년에 6~11회 ‘0.177’, 한 달에 1회 ‘0.25’, 한 

달에 2~3회 ‘0.625’, 일주일에 1회 ‘1’, 일주일에 2~3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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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years old (n=523)

Boy (n=284) Girl (n=239)

Normal 
(n=184)

Overweight/obesity 
(n=100) p Normal

(n=176)
Overweight/obesity 

(n=63) p

Age (yr)  13.02±0.071)  13.13±0.09 0.350  13.09±0.07  13.13±0.11 0.765

Height (cm) 164.23±0.77 165.50±0.89 0.266 158.25±0.49 158.23±0.94 0.984

Weight (kg)  55.33±0.61  71.21±1.17 <.0001  51.43±0.43  62.81±0.99 <.0001

BMI (kg/m2)  20.44±0.10  25.93±0.31 <.0001  20.51±0.11  25.03±0.21 <.0001

Physical 
activity

Low 14.17( 9.29, 21.02)2) 10.22( 4.28, 22.45) 1.013 26.93(19.85, 35.43) 11.60( 5.25, 23.73) 5.056 

Moderate 33.91(26.21, 42.57) 30.21(21.38, 40.80) 0.603 33.37(26.00, 41.65) 34.52(22.36, 49.12) p=0.080

High 51.92(43.51, 60.21) 59.57(48.58, 69.67) 39.70(40.17, 67.02) 53.88(40.17, 67.02)

Snack consumption (/day)   1.41±0.06   1.41±0.11 0.971   1.51±0.07   1.21±0.09 0.007

Eating out (/day)   0.63±0.02   0.59±0.04 0.371   0.61±0.02   0.62 0.03 0.986

15~18 years old (n=614)

Boy (n=330) Girl (n=284)

Normal
(n=211)

Overweight/obesity  
(n=119) p Normal 

(n=212)
Overweight/obesity  

(n=72) p

Age (yr)  16.26±0.08  16.52±0.11 0.056  16.57±0.09  16.31±0.14 0.108

Height (cm) 174.26±0.40 174.18±0.50 0.901 160.30±0.42 161.34±0.74 0.233

Weight (kg)  62.65±0.45  79.76±1.02 <.0001  52.58±0.39  67.10±1.35 <.0001

BMI (kg/m2)  20.59±0.10  26.25±0.29 <.0001  20.44±0.11  25.69±0.37 <.0001

Physical 
activity

Low 15.43(10.84, 21.49) 12.73( 7.55, 20.66) 0.603 34.86(28.30, 42.04) 13.45( 6.90, 24.59) 9.868 

Moderate 22.35(16.88, 28.97) 25.31(18.35, 33.81) p=0.740 32.23(25.42, 39.90) 40.45(28.02, 54.25) p=0.007

High 62.23(55.29, 68.70) 61.96(52.24, 70.81) 32.91(26.75, 39.71) 46.09(33.29, 59.44)

Snack consumption (/day)   1.33±0.06   1.35±0.11 0.848   1.49±0.06   1.23±0.08 0.013

Eating out (/day)   0.90±0.04   0.86±0.06 0.607   0.91±0.05   0.75±0.06 0.022
1) Mean±Standard error 2) % (95% CI)
Weighted column percentage is presented and may not total 100% because of rounding.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obesity index

일주일에 4~6회 ‘5’, 하루 1회 ‘7’, 하루 2회 ‘14’, 하루 3회 

‘21’)하였다. 

5. 통계분석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을 위해 SAS 9.3 version을 이용

하였으며, 2007~2009 국민건강통계에 사용된 방법과 동일하

게 각 개인별 가중치가 적용된 survey procedure를 통해 집락

추출 변수(PSU), 분산추정층(KSTRATA)을 이용한 기술적 통

계 처리를 실시하였다. 연령, 생활습관, 간식 종류별 섭취빈

도에 대한 정보는 연령으로 분류하여 성별과 비만도에 따라 

빈도와 평균을 제시하고, Rao-Scott Chi-square 방법과 분산

분석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간식 종류별 섭취빈

도와 과체중 및 비만 위험률과의 관계 분석 시 간식 종류별 

섭취빈도는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섭취빈도가 다른 점을 고

려하여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 간식 종류별 

섭취빈도 비율을 검토하여 4분위로 구분하였으며, 생과일의 

경우 과일(바나나, 수박, 딸기, 감, 참외, 배) 섭취빈도를 점수

화한 자료를 이용하여 4분위로 구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섭취빈도 분석에서 정확한 결과를 얻

기 위해 교란인자를 보정하지 않은 모델(Model 1)과 연령, 
신체활동, 간식 횟수, 외식 횟수, 열량을 보정한 모델(Model 
2)을 추가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0.05
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12~14세의 경

우, 평균 연령과 신장은 남학생 정상군이 13.02세, 164.23 cm, 
과체중 및 비만군이 13.13세, 165.50 cm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고, 여학생 정상군이 13.09세, 158.25 cm, 과체중 및 비만군

이 13.13세, 158.23 cm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평균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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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체질량지수는 남학생의 과체중 및 비만군이 71.21 kg, 
25.93 kg/m2로 정상군(55.33 kg, 20.44 kg/m2)에 비해 유의적

으로 높았고, 여학생 역시 과체중 및 비만군이 62.81 kg, 25.03 
kg/m2로 정상군(51.43 kg, 20.51 kg/m2)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

았다(각 p<0.0001). 15~18세의 경우, 평균 연령과 신장은 남학

생 정상군이 16.26세, 174.26 cm, 과체중 및 비만군이 16.52
세, 174.18 cm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여학생 정상군이 

16.57세, 160.30 cm, 과체중 및 비만군이 16.31세, 161.34 cm
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평균 체중과 체질량지수는 남학

생의 과체중 및 비만군이 79.76 kg, 26.25 kg/m2로 정상군(62.65 
kg, 20.59 kg/m2)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 여학생 역시 과체

중 및 비만군이 67.10 kg, 25.69 kg/m2로 정상군(52.58 kg, 
20.44 kg/m2)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각 p<0.0001). 신체

활동은 15~18세의 여학생에서 과체중 및 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높은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이 46.09%로 높게 나타났다

(p=0.007).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체중감량을 위한 시도 비

율이 높았고(Kim 등 2015),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신체활동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여

(Kim & Kim 2012)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자신이 비만할수록 체중감량에 관심이 많아 신체활동

을 의도적으로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루 평균 간식 횟

수는 12~14세와 15~18세 여학생에서 정상군이 1.51회, 1.49회
로 과체중 및 비만군 1.21회, 1.23회에 비해 높았다(p=0.007, 
p=0.013). 하루 평균 외식 횟수는 15~18세의 여학생에서 정상

군이 0.91회로 과체중 및 비만군 0.75회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22).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Yeon 등(2013)의 연

구에서 하루 1회 이상 간식 횟수는 자신의 체형이 ‘보통이

다’고 응답한 군에서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2. 간식 종류별 섭취빈도
연구 대상자의 주당 간식 종류별 섭취빈도를 분석한 결과

를 살펴보면(Table 2), 12~14세의 경우 과체중 및 비만 여학생

은 생과일의 총 섭취빈도가 4.46회로 정상군(6.19회)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으나(p=0.019), 남학생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다. 과체중 및 비만 남학생은 감 섭취빈도(0.54회)가 정상

군(0.79회)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고(p=0.042), 과체중 및 비

만 여학생은 요구르트(0.94회), 생과일(0.46회), 딸기(0.62회), 
참외(0.42회)의 섭취빈도가 정상군(1.91회, 6.19회, 0.99회, 0.83
회)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001, p=0.019, p=0.018, 
p=0.000). 15~18세의 경우, 생과일의 총 섭취빈도는 군간 유

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일부 생과일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정상군이 과체중 및 비만군에 비해 생과일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Yeon 등(2013)의 연구결과에서 자신의 체형이 ‘보통이다’라
고 인식하는 군에서 과일주스의 섭취 횟수가 높게 나타난 것

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과채음료를 섭취하는 경우 비타

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C, 나이아신과 철의 섭취

량이 비섭취군에 비해 영양소 적정 섭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e & Yeon 2013). 과일은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나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생리활성물질인 피토케미컬

을 함유하고 있어(Frei B 2004) 과일주스가 아닌 과일로 섭취

하는 경우 식이섬유소의 섭취 증가와 더불어 영양섭취 상태

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과체중 및 비만군

의 여학생에서 아이스크림(1.81회), 탄산음료(1.12회)의 섭취

빈도가 정상군(2.55회, 1.79회)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 
0.003, p=0.009).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만하거나 

자신이 뚱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햄버거․피

자, 라면, 초콜릿․사탕, 튀긴 음식의 섭취 횟수가 비만하지 

않거나 자신의 체형을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에 비해 

낮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Sung 등 2007; 
Yeon 등 2013). 이는 의도적으로 섭취 횟수를 낮추어 응답하

거나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는 고열량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

였기 때문으로 해석한 Sung 등(2007)의 결과와 같은 이유로 

생각된다.  

3. 간식 종류별 섭취빈도와 과체중 및 비만 위험률과의
관련성

간식 종류별 섭취빈도에 따라 과체중 및 비만 위험률에 관

한 결과를 알아보고자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12~14세 남학생의 경우 요구르트 섭취빈도는 교란인자를 

보정하지 않은 Model 1에서 과체중 및 비만 위험률과 관련성

을 보이지 않았지만, 교란인자(연령, 신체활동, 간식과 외식 

횟수, 열량) 보정 후 주 2회 이상 섭취 시 과체중 및 비만 위

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1.11, 95% CI: 0.52~2.39)(p 
for trend=0.049, Table 3). 여학생의 경우, 요구르트 섭취빈도가 

가장 높은 집단(주 4회 이상)이 가장 낮은 집단(한 달에 1회 

이하)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OR=14.29, 95% CI: 2.78~73.56)(p for trend=0.014), 교란인

자를 보정한 Model 2에서 요구르트 섭취빈도가 가장 높은 집

단에서 odds ratio가 12.45(95% CI: 2.26~68.51)로 과체중 및 

비만 위험률이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p for trend 
=0.026). 생과일 섭취빈도가 가장 높은 집단(주 6회 초과)이 

가장 낮은 집단(주 2회 이하)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 위험률

이 높아졌으나(OR=2.24, 95% CI: 0.85~5.94), 교란인자 보정 

후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우유는 칼슘을 비롯한 미량 무기

질을 함유하고 있어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

하여 하루 2회(400 mL) 섭취를 권장하고 있으며(Korean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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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2~14 years old

Boy (n=284) Girl (n=239)

Normal
(n=184)

Overweight/obesity
(n=100) p Normal

(n=176)
Overweight/obesity 

(n=63) p

Energy (kcal) 2,176.45±62.191) 2,029.49±79.49 0.139 1,800.51±71.15  1,738.75±62.24 0.518

Frequency 
(/week)

Milk 5.30±0.35 6.53±0.74 0.112 5.18±0.39 5.02±0.94 0.875

Ice cream 2.08±0.14 2.12±0.28 0.902 2.47±0.18 2.20±0.28 0.445

Yogurt  1.63±0.21 1.16±0.14 0.066 1.91±0.20 0.94±0.14 <.0001

Soft drinks 1.60±0.22 1.92±0.33 0.442 1.10±0.11 1.08±0.14 0.875

Fried foods 0.86±0.07 1.11±0.13 0.094 0.86±0.08 0.77±0.09 0.451

Hamburger 0.32±0.05 0.29±0.04 0.716 0.27±0.03 0.22±0.05 0.341

Pizza 0.34±0.03 0.31±0.04 0.535 0.31±0.02 0.29±0.03 0.698

Fruit 4.81±0.36 4.42±0.44 0.491 6.19±0.48 4.46±0.51 0.019

Banana 1.16±0.11 1.39±0.28 0.422 1.40±0.16 1.27±0.20 0.655

Watermelon 0.97±0.10 0.76±0.09 0.099 1.28±0.13 0.90±0.15 0.073

Strawberry 0.64±0.07 0.63±0.11 0.966 0.99±0.11 0.62±0.09 0.018

Persimmon 0.79±0.10 0.54±0.08 0.042 0.92±0.13 0.73±0.12 0.295

Melon 0.61±0.06 0.48±0.06 0.122 0.83±0.08 0.42±0.08 0.000

Pear 0.64±0.08 0.62±0.08 0.859 0.76±0.10 0.51±0.08 0.061

Variables

15~18 years old

Boy (n=330) Girl (n=284)
Normal
(n=211)

Overweight/obesity 
(n=119) p Normal 

(n=212)
Overweight/obesity 

(n=72) p

Energy (kcal) 2,241.54±55.93 2,365.75±126.93 0.379 1,739.04±59.45 1,672.37±77.06 0.495

Frequency 
(/week)

Milk 5.36±0.36 6.51±0.60 0.106 3.97±0.28 3.81±0.37 0.715

2.55±0.18 1.81±0.17 0.003Ice cream 2.19±0.15 2.52±0.26 0.264
1.84±0.17 1.46±0.24 0.207Yogurt  1.79±0.24 1.85±0.29 0.876
1.79±0.18 1.12±0.18 0.009Soft drinks 2.01±0.15 2.04±0.25 0.934
1.22±0.12 0.92±0.10 0.071Fried foods 1.17±0.09 1.33±0.17 0.430
0.39±0.05 0.40±0.07 0.871Hamburger 0.43±0.04 0.38±0.06 0.522

0.41±0.04 0.36±0.04 0.438Pizza 0.41±0.04 0.35±0.03 0.238

5.98±0.67 5.35±0.67 0.480Fruit 4.48±0.29 5.15±0.48 0.228

1.51±0.25 1.04±0.15 0.096Banana 1.37±0.14 1.72±0.26 0.254

1.27±0.13 1.32±0.26 0.821Watermelon 0.91±0.09 0.95±0.11 0.780

0.80±0.10 0.94±0.16 0.464Strawberry 0.64±0.06 0.67±0.10 0.788

0.81±0.11 0.74±0.12 0.665Persimmon 0.47±0.05 0.51±0.07 0.655

0.86±0.10 0.78±0.14 0.667Melon 0.53±0.05 0.70±0.11 0.123

0.73±0.11 0.53±0.09 0.153Pear 0.55±0.05 0.59±0.08 0.686
1) Mean±Standard error

Table 2. Frequency of snack consumption of subjects by obes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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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2015), 우유 섭취 권장을 위해 학교에서는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음료 선택 시 유제품을 섭취하는 경우 비타민 

B2, 칼슘, 인의 영양적 질적 지수가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Bae & Yeon 
2013), 유제품 섭취가 영양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은 흰우유보다 가공우유의 

맛을 선호하고(Yoon & Lee 2005; Hong 등 2007), 2014년 청소

년의 학교 우유급식 참여율은 청소년(중학생 37.6%, 고등학

생 24.9%)이 초등학생(81.8%)에 비해 감소하고 있으며(Korea 
Dairy & Beef Farmers Association 2015), 우리나라 12~18세 청소

년의 칼슘 섭취상태는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 비율이 

57.0%(남자 60.6%, 여자 53.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CDCP 2015). 간식으로 선택하는 제

품 중 달다고 인식하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서 여중생은 가

공우유 68.3%, 발효유 38.0% (Yeon 등 2013), 학부모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가공우유 75.1%, 발효유 51.6%로 나타나 시

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발효유를 소비자가 달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Yeon & Lee 2016).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발효유의 당류 함량은 1회 제공량(150 mL) 기
준 평균 14.52 g(5.79~21.95 g)이었고,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형

태로 되어 있는 용량이 큰 제품(300 mL, 310 mL)의 경우 38.0 
g의 당류를 섭취할 수 있어(Korea Consumer Agency 2015),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인 총열량의 10% 미만의 섭취 수준

인 50 g 미만(2,000 kcal 기준)과 비교시 발효유 섭취를 통한 

당류 함량이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주 2회 이상의 요구르트 섭취는 당류의 과잉 섭
취로 인한 과체중 및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제품 섭취 시 발효유(요구르트)가 아닌 흰우유의 

섭취 증가나 발효유 섭취 선택시 저당제품 또는 첨가당이 적

게 함유된 식품을 선택하는 영양교육 및 당류 함량이 적은 

유제품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18세 여학생에서 탄산음료 섭취빈도가 가장 높은 집단

(주 4회 이상)이 가장 낮은 집단(한 달에 1회 이하)에 비해 과

체중 및 비만 위험률이 높아졌으나(OR=2.50, 95% CI: 0.75~ 
8.32), 교란인자 보정 후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Table 4). 튀
긴 음식 섭취빈도가 가장 높은 집단(주 2회 이상)이 가장 낮

은 집단(한 달에 1회 이하)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OR=1.22, 95% CI: 0.46~3.25)(p for 
trend=0.012), 신체활동, 간식과 외식 횟수, 열량을 보정한 Model 
2에서 튀긴 음식 섭취빈도가 가장 높은 집단에서 odds ratio가 

1.01(95% CI: 0.34~2.99)로 과체중 및 비만 위험률이 유의적으

로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나(p for trend=0.006), 남학생에서

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15~18세 여학생이 간식으로 선

호하는 튀긴 음식은 지방 함량이 높아 열량이 높으므로 잦은 

섭취는 과잉 열량 섭취로 인한 과체중 및 비만 위험률 증가로 

연결되므로 올바른 간식 선택 및 섭취 횟수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

석한 연구에 따르면 간식 섭취 횟수보다 1회 간식 섭취량이 

청소년 비만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Han & 
Joo 2005), 본 연구에서는 1회 간식 섭취량이 반영되지 않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주당 요구르트 섭취

빈도가 정상군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군에서 낮았으나 요구

르트 섭취빈도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위험률의 살펴본 결

과, 주 2회 이상 요구르트 섭취 시 과체중 및 비만 위험률

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섭취빈도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1회 간식 섭취량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으

로 사료되며, 추후 좀 더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1회 
간식 섭취량과 섭취빈도를 반영한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12~18세 청소년(1,137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비

만도에 따른 간식 종류별 섭취빈도를 평가하고, 간식 종류별 

섭취빈도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위험률을 알아보고자 12~14
세(523명)와 15~18세(614명)로 연령대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연령과 

신장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체중 및 체질량지수는 연령

대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정상군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군

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12~14세 과체중 및 비만 여학생은 

하루 평균 간식 횟수가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고, 
15~18세 과체중 및 비만 여학생은 정상군에 비해 신체활동 

정도는 높은 반면, 간식과 외식 횟수는 유의적으로 낮았다. 
간식 종류별 섭취빈도와 과체중 및 비만 위험률을 알아보고

자 연령, 신체활동, 외식과 간식 횟수, 열량을 보정한 결과, 
12~14세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요구르트 섭취빈도가 높을수

록 과체중 및 비만 위험률이 높아지고, 15~18세 여학생에서 

튀긴 음식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과체중 및 비만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간식 선택 시 식품의 종류와 섭취

빈도가 과체중 및 비만 위험률과 관련성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횡단적 조사 연구이기 때

문에 원인과 결과를 규정할 수 없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식

품섭취빈도 조사에서는 섭취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식의 종류별 섭취빈도만을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식

의 종류별 섭취빈도 및 섭취량과 과체중이나 비만 유병률과

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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