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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hite rice

and Kimchi intakes and the risk of metabolic syndrome (Mets) in Korean adults.

Methods: Dietary intake and health data of 8289 subjects aged 19 years and over from

the 2013-201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were used. Daily total intake of white rice and Kimchi was assessed by 24-hour recall

data.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stimate the risk of Mets

according to the daily intake of white rice and Kimchi.

Results: The highest intake of white rice and Kimchi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risk

of metabolic syndrome (Q1 vs Q5, multivariable adjusted OR=1.45, 95% CI: 1.03-2.03)

in women. In addition, a significantly increased risk of elevated blood pressure

(multivariable adjusted P for trend 0.0459)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intake of white

rice and Kimchi in women. There was no significant trend in the risk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the intake of white rice and Kimchi in men.

Conclusions: A higher intake of white rice and Kimchi was only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metabolic syndrome in women indicating it is necessary to consume

more various food groups beside white rice and Kimchi, especially i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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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대사증후군은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공복 혈당 이상 그리

고 복부 비만과 같은 다양한 대사적 위험 인자들 중 적어도

3개 이상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된다[1].

대사증후군의 병태생리학적 특성 중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

과 비정상적인 지질 대사이기 때문에[2-3] 제 2형 당뇨 발

생과 관련 있으며,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이환율, 사망

률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4]. 

한국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추세를 살펴보면, 1998

년 24.9%에서 2007년 31.3%로 증가했고[5], 2010년

26.4%, 2013년 29.0%로 성인 3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

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6]. 미국의 경우에는 2003년

부터 2012년까지 평균 33%,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 약

50%가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7].

대사증후군은 식사 패턴이나 영양소 섭취량과 연관성을 보

이는데 한국인의 대사증후군 위험도와 관련 있는 식사 패턴

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밥 위주의 전통적인 식사패턴을 가

진 사람들의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보

고되었다[8]. 전통적인 식사 패턴의 경우 하루 총 에너지 섭

취량의 72.1%를 탄수화물로 섭취하고 있었으며, 하루 탄수

화물 섭취량 중 60.3%를 백미로부터 섭취했다고 보고되었

다[8]. Ahn 등[9]은 한국인의 밥 섭취 패턴과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분석한 연구에서 ‘쌀밥군’, ‘콩밥군’, ‘잡곡밥군’,

‘쌀밥과 콩밥 및 잡곡밥 등의 혼합식군’으로 총 4가지로 분

류하여 분석한 결과 그 중 ‘쌀밥군’ 식사 패턴을 가진 폐경

전 여성들에게서 대사증후군 관련 지표의 위험도가 높게 나

타났다고 보고했다. 또한 Song 등[10]의 연구에서는 채소,

고기, 달걀, 생선, 우유 등의 식품 섭취가 적으면서 백미 위주

로 섭취하는 군일수록 HDL-콜레스테롤이 40 mg/dL(남

성) 혹은 50 mg/dL(여성) 미만으로 낮아질 위험도가 높았

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혈청 중성지방이 200 mg/dL 이상

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Song 등[11]은 탄수

화물 급원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탄수화물로부터 섭취하는 에너지 비

율이, 여성의 경우에는 백미를 포함한 도정한 곡류 섭취량이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백미로 지은 밥은 그 자체에 독특한 맛이 없으므로 짠 반

찬과 함께 먹게 되는데[12] 그 중에서도 밥과 김치 섭취는

국내 선행 연구에서 서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며[13] 한국

인들에게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식사 패턴이 밥, 김치 패턴

이다[8-10, 13-15].

국내의 김치 섭취량과 건강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를 보

면 2007~2012년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의 경우 김치 섭취량이 가

장 높은 군은 하루 평균 266.6 g의 김치를 섭취하고 있었으

며,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26.5%로 높았으나 다른 공변량 보

정시에는 김치 섭취와 대사증후군간에 유의성이 없었다고 보

고되었다[16]. 또한 Hyun 등[17]도 김치 섭취 횟수에 따

른 대사증후군 위험도는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

고하였다. 반면에 20~58세의 한국인 성인 522명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김치가 한국인이 먹는 염장 채소 중 가장

대표적인 식품이며, 김치는 전체 소금 섭취량의 27.1%를 기

여하면서 전체 소금 섭취량과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고[18],

나이가 들수록 김치로부터 섭취하는 나트륨 함량이 높았다

고 보고했다[19-20].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을 때 김치 섭취량이 높을수록 여성에게서 고혈

압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고[21], Kim 등[22]

의 연구에서도 40세 이상의 성인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

호트 연구에서 김치 소비량은 이완기 혈압과 정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밥 혹은 김치의 개별적인 섭

취량과 대사증후군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다수가 이루어

졌으나 실제 실생활에서 흰밥이나 김치를 따로 섭취 하기보

다는 흰 밥의 섭취량이 높은 전통식군에서 김치 섭취량도 높

게 나타나므로[23] 백미와 김치 섭취 총량에 따른 영양 상

태와 대사증후군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백미와 김

치 총 섭취량을 정량적으로 추출하여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

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과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분석하여 앞

으로 식생활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연구 대상자와 5분위 분류

본 연구 대상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 2013-2015

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참여자 22,948명 중 만 19세

이상 성인 18,034명 중에서 에너지 섭취량이 조사되지 않았

거나 하루 총 에너지 섭취량이 500 kcal 이하 혹은 5000

kcal 이상인 2,323명과 기본변수, 신체계측, 생화학적 변수

가 누락된 3,360명을 제외시켰으며, 공복 상태가 8시간 미만

인 254명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거

나 약물 복용 혹은 치료중인 3,808을 추가 제외한 8,289명

(남자 3,335명, 여자 4,954명)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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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1) 일반사항과 신체계측

사회 인구학적 변수로는 나이, 거주 지역, 교육 수준, 가구

소득 수준, 직업 유무를 사용하였는데 이 때 지나치게 비율

이 낮게 나온 군은 다른 군에 통합하여 분류했다. 거주 지역

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분류한 시도와 동/읍면을 통합하

여 대도시, 소도시 그리고 읍/면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교육

수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분류한 1. 초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 이상을 초졸 이하와 중졸을 합하여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졸 이상으로 분류하여 대상자의 비율을 구

하였다. 가구 소득 수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분류한 1.

하 2. 중하 3. 중상 4. 상에서 하와 중하를 합하여 1. 중하 2.

중상 3. 상으로 분류하여 대상자의 비율을 구했으며, 직업은

있다 없다로 분류 하였다. 이 밖에도 건강 행태와 식생활 요

인으로 규칙적 운동 여부(1회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

상 실천), 현재 흡연 여부, 월간 음주율(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음주를 한 비율)에 따라 대상자 비율을 구했다.

2) 백미와 김치 섭취량 분석

본 연구에서 백미와 김치 섭취량 각각은 국민건강영양조

사 자료 중 개인별 24시간 회상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민건

강영양조사의 식품 분류 자료 코딩에서 사용했던 18가지의

식품군 중 식품군 2차 코드를 이용하여 제 1번 군의 곡류 및

그 제품에 포함된 백미 섭취량과 제 6번 군 채소류에 포함된

김치 섭취량을 산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백미와 김치 섭취

량을 합산하여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을 구했다. 백미와 김

치 총 섭취량에 따라 5분위(Quintile)로 나누었으며, 영양소

섭취량은 개인별 24시간 회상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영양소 섭취량을 사용하였다.

3) 식품군에 따른 섭취량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식품군 분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시한 식품군 2차 코드를 이용하여 곡류, 채소류, 음료 및

주류를 세분화하여 사용하였다. 곡류는 백미, 다른 곡류, 국

수 및 만두류, 밀가루 및 빵류, 시리얼 및 스낵류로 분류하였

고, 채소군은 김치와 김치 외 채소로 분류하였으며, 음료 및

주류는 술, 커피, 기타 음료로 분류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23

개 식품군을 이용하여 각 식품군별 평균 섭취량을 계산하였다. 

　

4) 신체 계측, 혈압 및 생화학 지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체질량지수, 당화혈색소, 허리둘레,

공복 혈당,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HDL-콜레스테롤, 혈청

중성지방수치를 이용하였다.

5) 대사증후군 정의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NCEP(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TP III(Adult Treatments

Panel III)의 기준을 기본으로 하였고, 복부비만은 인종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복부비만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다음의 5 가지 항목 중 3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를 대사증후군이라 정의하였다. 

① 복부비만 남성 90 cm 이상, 여성 85 cm 이상 ② 수축

기/이완기 혈압 130/85 mmHg 이상 ③ HDL-콜레스테롤

40 mg/dl 미만(남성) 혹은 50 mg/dl 미만(여성)④ 공복 혈

당 100 mg/dl 이상 .⑤혈청 중성지방 150 mg/dl 이상.

3. 통계 분석

본 연구는 복합층화집락계통 추출법에 의해 설계된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층화변수, 집락변수,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복합표본설계 방법에 따라 SAS 9.4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범주

형 변수는 백분율로 제시하였고,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평

균과 표준오차로 표시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SURVEY

FREQ Procedure를 이용해 분석하였고, 유의성 검정을 위

해 카이제곱검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연속형

변수는 SURVEY REG Procedure를 이용하였으며, 일반

선형 모델 분석(General Linear Model)을 통하여 평균값

의 경향성을 검정하였고, 이때 유의 수준은 P<0.05인 경우

로 판정하였다.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에 따른 대사증후군 구

성 지표들과 대사증후군 위험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SURVEY LOGISTIC Procedure를 이용하여 교차비

(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으로 제시하였다. 대사증후군 유병률 분

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변량으로는 나이, 하루 총 에너

지 섭취량, 체질량지수, 가구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직업 유

무, 규칙적 운동 여부, 현재 흡연 여부, 월간 음주율을 이용

하였다. 

—————————————————————————

결 과
—————————————————————————

1.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에 따른 일반 특성

만 19세 이상 대상자를 남녀로 구분하여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Table 1). 남성

의 경우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가장 낮은 군의 중앙값은

112.4 g, 가장 높은 군은 554.8 g이었으며, 여성의 경우에

는 각각 60.6 g, 402.7 g이었다. 남녀 모두 백미와 김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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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량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각 P for

trend<0.0001). 남성의 경우 백미와 김치 섭취 총 섭취량

이 가장 높은 군은 도시 거주 비율(P=0.0079), 대졸 이상

인 비율(P< 0.0001)이 낮은 반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

율(P< 0.0001)과 현재 흡연자의 비율(P<0.0001)이 높았

다.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백미와 김치 총 섭

취량이 가장 높은 군은 도시 거주 비율(P=0.0079), 대졸

이상인 비율(P<0.0001)이 낮았으며, 소득 수준 상위 비율

(P= 0.0004), 월간 음주 경험(P=0.0004), 현재 흡연자

의 비율이 낮았다(P=0.0172).

2.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에 따른 식품군 섭취 수준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에 따른 식품군 섭취 수준을 제시하

였다(Table 2). 남녀 모두 에너지 섭취량과 나이를 보정하

였을 때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국수 및 만두

류, 밀가루 및 빵류, 시리얼 및 스낵류 섭취량이 낮아지는 경

향을 보였으며(각 P for trend<0.0005), 술, 기타 음료, 과

일류, 육류 및 그 제품, 우유 및 그 제품 섭취량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각 P for trend<0.005). 남성의 경우 백미

와 김치 총 섭취량이 높을수록 김치를 제외한 채소 섭취량이

낮은 경향을 보였고(P for trend<0.0110), 여성의 경우에

는 커피섭취량은 낮고(P for trend<0.0001), 어패류와 해

조류 섭취량이 높았다(각 P for trend 0.0128, 0.0021).

3.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에 따른 영양소 섭취 수준

만 19세 이상 대상자를 남녀로 구분하여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을 제시하였다(Table 3). 남

녀 모두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섭취량

이 높았다(각 P for trend<0.0001). 에너지 섭취량과 나이

를 보정 하였을 때는 남녀 모두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높

아질수록 탄수화물, 철, 나트륨, 티아민 섭취량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P for trend 0.0001~0.05)을 보인 반면 단

백질, 지방, 리보플라빈, 니아신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았다

(P for trend 0.0001~<0.05). 특히 남성의 경우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높을수록 섬유소, 칼슘, 칼륨, 카로틴 섭취

량이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각 P for trend<

0.05), 여성의 경우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높을수록 나트

륨/칼륨 비가 높았다(P for trend 0.0006). 

본 연구에서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가장 높은 군의 평

균 탄수화물 에너지비는 남녀 각각 68.7%, 70.0%였으며

평균 단백질, 지방 에너지비는 남성의 경우 각각 14.4%,

15.9%이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13.7%, 16.0%였다.

4.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에 따른 신체 계측 및 생화학

지표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에 따른 신체 계측 및 생화학 지표

를 제시하였다(Table 4). 남성의 경우 백미와 김치 총 섭취

량이 높아질수록 공변량 보정 전에는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각 P for trend 0.0037, 0.0231), 공복 혈당(P for

trend 0.0159)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보정 후에는

유의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에는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높아질수록 공변량 보정 전에는 허리 둘

레, 수축기/이완기 혈압, 공복 혈당, 혈청 중성 지방이 유의

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각 P for trend<0.0001),

HDL-콜레스테롤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P

for trend<0.0001), 모든 공변량을 보정한 후에는 혈청 중

성 지방이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고(P for trend

0.0052), HDL-콜레스테롤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P for

trend 0.0207).

5.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과 대사증후군 관련성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에 따른 대사증후군과 지표들의 교

차비를 제시하였다(Table 5).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을 5

분위로 나누었을 때 남성의 경우 모든 공변량 보정 후 백미

와 김치 총 섭취량과 대사증후군 위험도와 지표들 사이에 유

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

리 모든 공변량 보정 후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높아질수

록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

으며(P for trend 0.0319), 백미와 김치 섭취량이 가장 높

은 Q5군은 가장 적은 Q1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위험도는

1.45배(95% CI: 1.03-2.03)로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백

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대사증후군 관련 지표 중

수축기 혈압 ≥130 mmHg 혹은 이완기 혈압 ≥85 mmHg

이상이 될 위험도가 높았다(P for trend 0.0459). 

—————————————————————————

고 찰
—————————————————————————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

자료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에 따른 영양 상태 특성과 대사 증후군 위험

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에 따라 남녀 각각 5분

위군으로 분류하여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 중앙값을 살펴보

았을 때,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가장 높은 Q5군은 백미와

김치를 남녀 각각 609.1 g, 445.1 g 섭취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가장 낮은 Q1군은 남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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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g, 54.3 g으로 섭취하고 있어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

이 가장 높은 군은 가장 낮은 군에 비해 남성의 경우 약 6배,

여성의 경우 약 8배 높게 섭취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높아

질수록 혈청 중성 지방이 높아 졌는데(모든 공변량 보정 후

P for trend=0.0052) 이는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 증가에

따른 탄수화물 섭취량 증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며[24]

본 연구에서도 백미와 총 김치 섭취량이 높아질수록 탄수화

물 섭취량이 증가했다(P for trend <0.0001).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가장 높은 Q5군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는

여성의 경우 70.3%로서 2015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

회에서 제시한 탄수화물 에너지비 권장 기준인 55-65%[25]

보다 높았다. 식이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체내 지방

산 합성과 혈청 중성지방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24]. 주

식이 밥인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백미 섭취와 대사증후군과

의 관련성에 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26-28] 백미

는 식사의 GI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식사의 GI가 높을수록

혈청 중성 지방이 높아졌다고 보고되었다[27].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높아

질수록 HDL-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모든

공변량 보정 후 P for trend 0.0207). 탄수화물 섭취와 혈

청 HDL-콜레스테롤과의 기전은 여전히 불명확하나 식이

탄수화물 섭취량이 높아질수록 HDL-콜레스테롤이 낮아졌

다는 보고[29-31]들과 백미 섭취량이 높아질수록 HDL-

콜레스테롤이 낮아졌다는 보고[11]로 보아 본 연구에서 백

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높을수록 HDL-콜레스테롤이 낮은

경향을 보인 것도 탄수화물 섭취량과 관련 있어 보인다. 한

편으로는 여성의 경우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높을수록 낮

은 HDL-콜레스테롤을 나타낸 것은 이 군의 알코올 섭취량

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 백미와 김치 총 섭취

량이 높을수록 알코올 섭취량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백미

와 김치 총 섭취량이 가장 높은 군의 알코올 섭취량은 53.4 g,

가장 낮은 군의 알코올 섭취량은 104.1 g이었다. 적정량의

알코올 섭취가 혈청 HDL-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보고되

었으며[32], Park 등[33]은 20세 이상 한국인 성인을 대

상으로 연구했을 때 알코올 섭취량이 낮아질수록 여성의

HDL-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높을

수록 수축기 혹은 이완기 혈압이 130/85 mmHg 이상이 될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모든 공변량 보정 후 P

for trend 0.0459). 여성의 경우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높아짐에 따라 혈압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 이유는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트륨 섭취량과 나트륨/칼

륨 섭취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것과 관련이 있

어 보인다. 여성의 경우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가장 높은

군의 나트륨 섭취량은 3889.1 mg으로 나트륨 섭취 기준치

[25]인 2000 mg의 1.9배로 높게 섭취하고 있었다. 한국인

들의 나트륨 섭취 기여도가 가장 높은 식품이 김치라고 보고

되었으므로[19] 백미와 김치 섭취량이 많은 군의 높은 나트

륨 섭취량은 김치 섭취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Son

등[34]은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 김치 섭취량이 122.7 g으

로서 정상군의 96.9 g에 비해 더 많이 섭취하고 있으며 그

들의 나트륨 섭취량 중 상당부분이 김치에서 온다고 보고했

다. 본 연구에서는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경향은 남녀 모두에게 나타났으

나 나트륨/칼륨 섭취비는 여성에게만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

향을 보였다. 이는 남성의 경우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증

가함에 따라 칼륨의 섭취량도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여성에

게는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칼륨의 섭취는 낮은

혈압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며[35], Morris 등

[36]은 칼륨 섭취가 높으면 나트륨에 의한 혈압 상승이 둔

화되므로 나트륨과 칼륨의 비가 혈압조절에 중요하다고 보

고했다. 

한편으로 혈압은 탄수화물 에너지비와 관련이 있다고 보

고되었는데 Park 등의 연구[31]에서는 남녀 모두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가 높을수록 수축기 혈압이 유의하게 높아지

는 경향을 보였고 Song 등[11]은 여성들의 백미 섭취량이

높아질수록 수축기 혈압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높아질

수록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모든

공변량 보정 후 P for trend 0.0319) 이는 대사증후군 구

성 지표 중 고혈압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

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

이 가장 높은 Q5군의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가장 낮은 군에

비해 1.45배(95% CI: 1.03-2.03)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

혈압 위험도는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높아질수록 높아지

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증

가할수록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증가하는 결과는 여성에게서

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백미와 김치 섭취량이 높아질

수록 섬유소와 카로틴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여성

의 경우에는 유의차가 없었다. 섬유소는 식품의 혈당지수와

더불어 인슐린 저항과 관계되어 있으며[37], 섬유소의 섭취

가 많을수록 대사증후군 위험도는 낮았다고 보고되었으며

[38], 카로틴의 경우 항산화제와 항염증제로 작용하여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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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후군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7].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밥과 김치 섭취량이 많은 군

의 높은 섬유소와 카로틴 섭취량이 일부 대사증후군 위험도

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의 비슷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Song 등[11]의 연

구에서도 오직 여성에게서 백미 섭취량이 가장 많은 군이 그

렇지 않은 군보다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1.74배(95% CI:

1.23-2.48)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모든 공변량 보정 후 P

for trend 0.0008), 19세 이상 한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한국 전통 식사 패턴은 여성에게서만 고중성지

방혈중, 저 HDL-콜레스테롤, 고혈압, 대사증후군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남성에게서는 관련성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39]. 또한 Nanri 등[40]의 일본사람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백미섭취량이 높을수록 제 2형 당뇨병 위

험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현상이 여성에게만 나타났다고 보

고하여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단면 연구이기 때문에 평소 식생활과

질병의 관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양관련 자료는 24시간 회상법을 이용

한 자료로써 하루의 식사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하

루의 식사를 통해 대상자의 평소 식생활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상 식사에서의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여성에게서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나 영양 교육 시 백미와 김치 위주로 먹는

식생활보다는 다양한 식품군의 섭취량을 늘리도록 권장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백미와 김치 섭취량에 따른 대사증후군과

의 연관성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녀가 백미와 김

치 섭취에 있어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 한국 성인에 있어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에 따른 영양 상태와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살펴보았

다. 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중 만 19세 이

상 성인 8,289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24시간 회상 조사 자

료를 사용하여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을 구한 다음 5분위로

나누었다. 5분위군간의 일반 특성, 식품군 섭취 수준, 영양소

섭취 수준, 신체 계측, 생화학적 지표와 더불어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녀 모두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

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각 P for trend<0.0001). 백미와 김

치 총 섭취량이 가장 높은 군은 현재 흡연률의 비율(각 P

<0.05)이 높은 반면, 도시 거주 비율(각 P<0.05)과 교육 수

준(각 P<0.0001)이 낮았다. 남성의 경우 백미와 김치 총 섭

취량이 가장 높은 군은 직업을 가진 비율이 높았고

(P<0.0001), 여성의 경우 소득 수준(P<0.001)과 월간 음

주율(P<0.001)이 낮았다. 

2. 남녀 모두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높을수록 백미를 제

외한 면류 및 만두류, 밀가루 및 빵류, 시리얼 및 스낵류 섭

취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각 P for trend<0.0005),

술, 육류 및 제품, 과일류, 우유 및 제품, 유지류 섭취량도 낮

았다(각 P for trend<0.0001). 반면에 백미와 김치 총 섭

취량이 높을수록 채소 섭취량이 낮아지는 현상은 남성에게

만 나타났으며(P for trend 0.0110), 백미와 김치 총 섭취

량이 높을수록 커피 섭취량(P for trend<0.0001)이 낮고,

어패류와 해조류 섭취량이 높아지는 경향은 여성에게만 나

타났다(각 P for trend 0.0128, 0.0021). 

3. 남녀 모두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높을수록 나이 보정

후에 에너지 섭취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각 P for

trend<0.0001), 에너지와 나이 모두를 보정한 후에는 단백

질과 지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량이 높아졌다(각

P for trend<0.0001~0.05). 남녀 모두 백미와 김치 총 섭

취량이 높아질수록 나트륨 섭취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

으나(각 P for trend 0.0449, <0.0001), 칼륨 섭취량은

오직 남성에게서만 높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 for

trend 0.0033) 나트륨/칼륨 비는 여성에게서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 for trend 0.0006) 

4. 여성의 경우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높을수록 모든 공

변량을 보정한 후에도 혈청 중성 지방은 높고(P for trend

0.0052), HDL-콜레스테롤이 낮았다(P for trend 0.0207).

5. 대사증후군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여성의 경우 모든 공

변량을 보정했을 때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가장 높은 군

은 가장 낮은 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1.45배(95%

CI: 1.03, 2.03)로 높게 나타났으며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

이 증가할수록 수축기 혹은 이완기 혈압이 130/85 mmHg

이상이 될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 for trend

0.0459).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으로 보아 여성의 경우에는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이

높을수록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대

사증후군 구성 요소 중 수축기 혹은 이완기 혈압이 130/

85 mmHg 이상이 될 위험도가 높았다. 앞으로 백미와 김치

총 섭취량과 대사증후군 사이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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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교육 시 밥과 김치 위주의 식사보다는 다양한 식품군 섭

취를 권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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