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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Young athletes require adequate nutrition to maintain their athletic performance,

growth and health.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and needs of nutrition management and

meal services for student athletes among the athlete’s parents.

Methods: The subjects were par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thletes (n=323)

from 18 schools participating mainly in the Sports Food Truck. The questionnaire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status and needs on nutrition management and meal service for

student athletes, and satisfaction with the Food Truck. The survey was done during 2018.

The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school groups using a χ2-test or ANOVA.

Results: Approximately 45% of subjects had difficulty in the nutrition management of

athletes, and 87.1% had not received nutrition education. Approximately 74% wanted

nutrition education held for athletes, and mainly wanted topics on nutrition management for

health and eating for athletic performance. The preferred methods were lectures and cooking

activity. The responses on the necessity of nutrition education for athletes, desired education

topics, and desired times for education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school groups

(p<0.05). Most subjects also wanted nutrition information mainly through SNS. In the

athlete’s meal, breakfast and snacks were highlighted as the meal to supplement.

Approximately 90.3% responded that providing a meal service is necessary. The subjects

preferred snacks before/after exercise and dinner if a meal service was provided. They

preferred Korean food, followed by snacks, and a dish meal. As the meal type, the subjects

wanted the Food Truck and packed meal. The responses on necessity of a meal service

(p<0.05), preferred food (p<0.001), and meal type (p<0.001) in the meal service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school groups. Approximately 43% were satisfied with the

Food Truck and 50.8% responded as average. They made suggestions for the Food Truck

in terms of foods, operations and frequency. 

Conclusions: Based on the study results, nutrition education and meal service may support

nutrition for student athletes considering the needs of the parents according to the school groups.

Korean J Community Nutr 24(1): 47~59, 2019

KEY WORDS needs assessment, nutrition management, meal service, parents, student

athlete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SEARCH ARTICLE



48·보호자 대상 학생운동선수의 영양·급식지원 실태와 요구도

—————————————————————————

서 론
—————————————————————————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기는 성장과 발육이 왕성하고 신체

활동량이 많으며 에너지와 단백질 등 영양소의 요구량이 높

은 시기로 이때에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야 한다[1]. 학령

기 아동과 청소년 운동선수는 건강과 성장 뿐 아니라 운동 수

행과 경기력을 위한 영양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영양관리

와 지원을 해야 한다[2]. 운동선수의 경우 에너지 공급, 근

력 향상, 피로 회복 등을 고려하여 영양적 측면의 효과가 잘

나타나게 해야 하며 훈련 시간과 강도에 따라 하루 에너지 소

비량을 추정하고 식사를 구성함이 요구된다[3]. 대한체육회

에 등록된 초·중·고 운동선수는 2013년 72,772명(학생

수 대비 1.1%)에서 2018년 99,994명(학생수 대비 1.8%)

로 증가하는 추세[4, 5]이며 이들의 영양관리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기의 영양관리가 중요하나 이들의 식

생활 문제는 아침 결식, 편식, 빈번한 간식과 외식, 패스트푸

드와 탄산음료의 섭취, 기호식품 위주의 식품 선택 등으로 다

양하며 이로 인해 영양 불균형과 비만 등 건강 문제가 증가

하고 있다[1, 6, 7]. 이 연령대 운동선수의 식생활 문제에 관

한 연구는 일반 학생에 비해 부족하나 일부 연구 결과를 보

면 아침 결식과 가공식품의 빈번한 이용 등이 지적되었고[8],

Hwang 등[9]은 청소년 리듬체조 선수 대상 연구에서 영양

소 섭취량이 권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섭취한

식품의 영양밀도가 낮아서 식품섭취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하였다. 청소년 운동선수의 경우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질의

섭취는 높은 반면 일부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가 낮은데 이

는 운동 수행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10]. 위와 같이

보고된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양교육과 급

식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건강교육 및 영양교육의

효과가 일부 보고되고 있다[11, 12]. Ko & Kim[12]은 영

양교육과 점심급식을 병행한 청소년 운동선수의 경우 대조

군에 비해 교육 후에 영양지식과 식태도, 간식 선택 행동, 에

너지와 영양소 섭취가 유의적으로 양호하게 변화됨을 보고

하여 영양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였다. 외국의 경우

운동선수를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요구진단과 프로그램

개발, 실행, 평가 등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 적용하고

있다[13, 14]. 급식지원의 예로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푸드트럭’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소외지역 초·중·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식사지원 프

로그램으로, 태능선수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를 이용하여 국

가대표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메뉴 중 선수촌 영양사의 추천

을 받은 식단으로 식사를 구성한다. 메뉴는 2가지로 구성되

며 학교 측에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메뉴의 예시

를 보면 메뉴 A는 제주톳밥, 목살스테이크, 옥수수치즈또띠

아, 메쉬포테이토 외 7가지, 메뉴 B는 잡곡밥, 한우불고기,

테리야키 로스트 치킨, 그린샐러드 외 7가지 등이다. 학교

에서 스포츠 푸드트럭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

아 진행되며, 대상자는 10명~30명까지 다양하다. 신청 대

상자의 수에 따라 식재료를 준비하고 푸드트럭에서 메뉴의

일부를 즉석 조리하며 배식하게 된다.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는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여 미래의

국가대표 선수로 도약하도록 동기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5].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운동선수를 위한 영양관리와 급식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에 대한 요구

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동안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운동선수

에 관한 연구[3, 9, 10, 16]는 주로 종목별, 연령별 운동선

수의 식습관과 영양소 섭취 실태, 영양지식, 음식기호도 등

에 관한 것이 많았다. 그리고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학부

모나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17-

20]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운동선수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동

선수의 영양관리와 급식 실태 및 요구도에 관해 알아본 연구

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

동과 청소년 운동선수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양관리와 급식

지원 실태 및 요구도를 알아보았으며 학교군별로 이들 변수

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원부 스포츠 푸

드트럭 사업에 참여하는 초·중·고등학교 중 일부 학교(초

등학교 6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5곳)의 운동부(구기종

목, 체급종목) 학생의 보호자들이었다. 중학교 구기종목 중

축구의 경우 스포츠 푸드트럭에 참여하는 학교가 없어서 축

구부가 있는 중학교의 운동선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를 한 보호자는 총 349명(초등학생 보

호자 105명, 중학생 보호자 138명, 고등학생 보호자 106

명)이었고 가정으로 설문지를 전달하여 운동선수 보호자들

이 자기기입식의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

은 2018년 9월~10월이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설문 응답

이 미흡한 26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323명(초등학생 보

호자 100명, 중학생 보호자 129명, 고등학생 보호자 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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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여자대학

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SWU IRB-

2018A-52)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설문조사의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사항, 건강·영양 관련

인식과 자녀의 영양관리 행동변화단계, 운동선수 자녀를 위

한 영양관리 실태와 요구도, 급식지원 실태와 요구도, 스포

츠 푸드트럭 사업 만족도 등이었다. 본 연구진이 스포츠 푸

드트럭에 참여하는 학교에 연락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운동선수 보호자 대상의 설문조사 협조를 구하였으며, 운동

선수 자녀를 통해 보호자에게 본 연구 참여의 설명문과 동의

서,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운동선수 보호자가 본 연구 참여

에 동의한 경우 본인이 직접 응답하는 자기기입식으로 조사

하였다. 

연구 내용 중 일반사항은 운동선수 보호자의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직업, 운동선수 자녀의 운동 종목으로 구성하였

다. 건강·영양 관련 인식은 건강과 영양에 관한 관심도, 운

동선수에게 영양의 중요성에 관한 문항으로 하여 각각 5점

척도(‘전혀 관심이 없다’~‘매우 관심이 많다’, ‘전혀 중요하

지 않다’~‘매우 중요하다’)로 조사하였다. 이외에 운동선수

자녀를 위한 보호자의 영양관리 행동변화단계를 조사하였

다. 행동변화단계는 행동변화단계모델[21]을 참고하여 보

호자가 자녀의 영양관리(일반영양, 훈련과 시합을 위한 영양

관리)를 위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즉 고려전단계, 고려단계,

준비단계, 행동단계, 행동변화단계 중 자신에 해당되는 단계

를 선택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운동선수 자녀의 영양관리 실태와 요구도는 관련 문헌

[20, 22-24]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영양관리 실태는 보

호자가 생각하는 운동선수 자녀의 영양문제, 운동선수 자녀

의 영양관리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영양관리에서 어려

움을 느끼는 경우 그 이유, 운동선수 자녀를 위한 보호자의

영양교육 경험 여부, 자녀의 영양관리관련 정보 습득 여부,

식품·영양정보 습득 경로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영양

관리 요구도는 운동선수 자녀에게 영양지원을 한다면 원하

는 방법, 운동선수 자녀 대상의 영양교육이나 상담 필요 여

부, 운동선수 자녀 대상의 영양교육시 원하는 내용과 방법,

원하는 시간대, 영양교육시 적합한 교육자, 운동선수 자녀의

영양교육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횟수와 소요 시간,

보호자에게 운동선수의 영양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의 희망

여부, 원하는 경우 영양관리 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등으로 구

성하였다. 

운동선수 자녀를 위한 급식지원 실태와 요구도는 급식을

통한 운동선수 자녀의 식품 섭취 만족도, 자녀의 식사 중 가

장 보완할 식사, 학교급식 외 급식 제공의 필요성, 별도식사

제공시 선호 시기, 원하는 음식과 제공 형태 등으로 구성하

였다[25]. 스포츠 푸드트럭 사업 만족도에 대해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매우 만족한다’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1

년간 희망하는 스포츠 푸드트럭 시행 횟수를 알아보았으며,

푸드트럭에 대해 만족하는 점과 요구 사항을 개방형 질문으

로 하여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설문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ver

24.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변수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을

구하였고 초·중·고등학교 보호자의 세 군간 일반사항, 건

강과 영양관련 인식, 자녀의 영양관리를 위한 행동변화단계,

영양관리 실태와 요구도, 급식지원 실태와 요구도, 푸드트럭

사업 만족도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초·중·고등학교 보

호자의 세 군간 변수의 비교는 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 χ2-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One-way ANOVA에서 F값이 유의적인 변수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군간 평균 차이의 유의성

을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성은 p<0.05를 기준으

로 검증하였다. 

—————————————————————————

결 과
—————————————————————————

1. 대상자의 일반사항

본 연구의 대상자(323명) 중 초등학생 운동선수(이하 초

등학교) 보호자군은 100명(31.0%), 중학교 운동선수(이

하 중학교) 보호자군 129명(39.9%), 고등학교 운동선수

(이하 고등학교) 보호자군 94명(29.1%)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43.8세로 초등학교 보호자군은 평균

41.7세, 중학교 보호자군은 44.0세, 고등학교 보호자군은

45.7세로 세 군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대상

자 중 여자 66.3%, 남자 33.7%이었고 여자의 비율은 초등

학교 보호자군(75.0%)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운동선수 보호자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40.5%, ‘대학교 졸업 이상’ 39.3%, ‘전문대학 졸업’ 20.2%

의 순이었고, 보호자의 직업은 자영업 27.0%, 사무직 22.0%,

전업주부 21.1%, 근로직 16.1%이었으며 세 군간 보호자의

최종학력과 직업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Table 1). 운

동선수 자녀가 하는 운동은 야구 35.9%, 축구 26.6%, 핸드

볼 16.4%, 태권도 14.6%의 순이었고, 초등학교 운동선수



50·보호자 대상 학생운동선수의 영양·급식지원 실태와 요구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Total 

 (n=323)

Parents of the athletes 

F or χ²3)
Elementary school 

(n=100)

Middle school 

(n=129)

High school  

(n=94)

Age (years) 43.8 ± 5.21) 41.7 ± 5.9a4) 44.0 ± 4.7b 45.7 ± 4.1c 815.9***

Gender

 Males 109 (33.7)2) 25 (25.0) 43 (33.3) 41 (43.6) 887.5*

 Females 214 (66.3) 75 (75.0) 86 (66.7) 53 (56.4)

Education

 ≤ High school 130 (40.5) 35 (35.0) 46 (35.9) 49 (52.7) 888.5

 College graduates  65 (20.2) 23 (23.0) 29 (22.7) 13 (14.0)

 ≥ University 126 (39.3) 42 (42.0) 53 (41.4) 31 (33.3)

Job

 Office workers 71 (22.0) 21 (21.0) 23 (18.0) 27 (28.7) 887.3

 Labor workers 52 (16.1) 18 (18.0) 22 (17.2) 12 (12.8)

 Self-employed 87 (27.0) 28 (28.0) 33 (25.8) 26 (27.7)

 Housewives 68 (21.1) 23 (23.0) 27 (21.1) 18 (19.1)

 Others 44 (13.7) 10 (10.0) 23 (18.0) 11 (11.7)

Type of sports

 Baseball 116 (35.9) 29 (29.0) 67 (51.9) 20 (21.3) 121.4***

 Football  86 (26.6) 13 (13.0) 31 (24.0) 42 (44.7)

 Handball  53 (16.4) 44 (44.0) 9 (87.0) 0 (80.0)

 Taekwondo  47 (14.6) 14 (14.0) 14 (10.9) 19 (20.2)

 Judo  21 (86.5)  0 (80.0)  8 (86.2) 13 (13.8)

*: p<0.05, ***: p<0.001
1) Mean ± SD, 2) n (%), 3) F value by ANOVA-test, χ² value by χ²-test
4)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Parents’ perception regarding health & nutrition and stages of change of parent’s nutrition management for student athletes 

Variables
Total

 (n=323)

Parents of the athletes 

χ²2)
Elementary school 

(n=100)

Middle school 

(n=129)

High school  

(n=94)

Interest toward health and nutrition

 Not interested at all  0 (80.0)1)  0 (80.0)  0 (80.0)  0 (80.0) 12.0

 Not interested  4 (81.2)  1 (81.1)  1 (80.8)  2 (82.1)

 Average  86 (26.6) 36 (36.0) 26 (20.2) 24 (25.5)

 Interested 144 (44.6) 43 (43.0) 56 (43.4) 45 (47.9)

 Interested very much  89 (27.6) 20 (20.0) 46 (35.7) 23 (24.5)

Perceived importance of nutirtion for student athletes

 Not important at all  0 (80.0)  0 (80.0)  0 (80.0)  0 (80.0) 23.2**

 Not important  4 (81.2)  1 (81.0)  0 (80.0)  3 (83.2)

 Average  4 (81.2)  0 (80.0)  1 (80.8)  3 (83.2)

 Important  49 (15.2) 26 (26.0)  13 (10.1) 10 (10.6)

 Important very much 265 (82.3) 73 (73.0) 115 (89.2) 78 (83.0)

Stages of change of parents’ nutrition management for student athletes

 Pre-contemplation stage  5 (81.6)  5 (85.2)  0 (80.0)  0 (80.0) 34.8***

 Contemplation stage  24 (87.8) 12 (12.4)  7 (85.6)  5 (85.7)

 Preparation stage  26 (88.4) 12 (12.4)  3 (82.4) 11 (12.5)

 Action stage  57 (18.4) 23 (23.7) 23 (18.5) 11 (12.5)

 Maintenance stage 196 (63.4) 45 (46.4) 90 (72.6) 61 (69.3)

**: p<0.01, ***: p<0.001
1) n (%), 2) χ² value by χ²-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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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핸드볼(44.0%)과 야구(29.0%)가 많았고 중학교

운동선수는 야구(51.9%)와 축구(24.0%), 고등학교 운동

선수는 축구(44.7%)와 야구(21.3%)가 주를 이루어 초,

중, 고등학교 운동선수 보호자 세 군간 자녀의 운동 종목에

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2. 건강·영양 관련 인식과 자녀의 영양관리 행동변화단계

운동선수 보호자들은 건강과 영양에 대해 ‘관심이 많다’

44.6%, ‘매우 관심이 많다’ 27.6%로 나타나 건강과 영양에

대해 관심이 높았고 세 군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2). 운동선수에게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 대부분 ‘매우 중요

하다’(82.3%)고 하였고 특히 초등학교 보호자군(73.0%)

보다 중학교 보호자군(89.2%)과 고등학교 보호자군(83.0%)

에서 운동선수에게 영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자녀의 영양관리(골고루 먹

기, 훈련과 시합을 위한 영양관리)에 관한 보호자의 행동변

화단계를 알아본 결과, 행동유지단계가 63.4%로 가장 많았

고 행동단계가 18.4%이었다. 행동유지단계에 속한 보호자

는 중학교 72.6%, 고등학교 69.3%, 초등학교 46.4%로 세

군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3. 영양관리 실태 및 요구도 

운동선수 보호자에게 자녀의 영양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

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보호자가 생각하는 운동선수

자녀의 주된 영양문제는 ‘인스턴트식품(라면 등)/패스트푸

드(피자, 햄버거, 치킨 등) 섭취’가 30.5%, ‘편식’이 23%,

‘식사량 부족’이 16.7% 등이었다. 보호자의 44.9%는 운동

선수 자녀의 영양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이유(복수

응답)로 ‘영양정보 부족’ 26.4%, ‘보호자의 영양관리능력

부족’ 23.8%, ‘전문적인 인력/기관 부족’ 14.5%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운동선수 자녀를 위한 영양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보

호자는 12.9%로 낮았고 영양관리관련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보호자는 37.0%이었다. 운동선수 보호자들이 식품·

영양정보를 얻는 경로는 주로 ‘인터넷’ 43.4%, ‘텔레비전/

라디오’ 15.2%, ‘학부모/지인’ 14.1% 등이었고 세 군간 식

품·영양정보의 습득 경로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운동선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영양관리 요구도를 알

아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보호자들이 운동선수 자녀를

위한 영양지원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은 ‘급식지원(식사지원)’

33.5%, ‘간식지원’ 32.3%, ‘영양교육’ 19.9%, ‘영양상담’

13.3%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73.6%는 운동선수 자녀에게

영양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의 필요성은 초

등학교 보호자군의 75.3%, 중학교 보호자군의 79.7%, 고

등학교 보호자군의 63.4%로 조사되어 세 군간 영양교육과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운동선수 자녀 대상의 영양교육에서 보호자들이 원하는 내

용은 ‘건강을 위한 영양관리’가 47.1%로 가장 많았고, ‘경

기력 향상을 위한 식습관’ 31.0%, ‘올바른 체중조절’ 10.3%

의 순이었다(Table 4). ‘건강을 위한 영양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식습관’에 대해 초등학교 보호자군은 각각

64.4%, 23.3%가 원하였고 중학교 보호자군은 각각 44.5%,

32.8%, 고등학교 보호자군은 각각 33.3%, 36.2%로 나타

나 세 군간 원하는 영양교육 내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

다(p<0.05). 자녀의 영양교육에서 원하는 방법은 ‘강의, 설

명’ 29.6%, ‘조리활동 및 실습’ 28.2%, ‘동영상 시청’

21.8%, ‘교육자료(책자, 유인물 등)’ 17.3%의 순이었고,

적합한 교육자로는 ‘스포츠 전문 영양사’가 60.8%로 가장

높았고 ‘영양교사/영양사’와 ‘부모·보호자’가 각각 14.1%

를 차지하였다. 자녀의 영양교육은 1년에 평균 4.5회, 1회에

평균 45.3분 시행하기를 희망하였다. 영양교육은 ‘따로 마

련한 교육시간’(47.6%)에 하는 것을 가장 원하였고 이외에

‘수시로’(20.5%), ‘학교급식시간’(14.8%)에 시행하기를

원하였으며 세 군간 원하는 영양교육 시기에 유의적인 차이

가 있었다(p<0.05). 보호자의 88.2%는 운동선수 자녀의

영양관리를 위한 정보를 받길 원하였고, 영양관리정보는 주

로 ‘SNS(카카오톡, 페이스북)’(48.5%), ‘상담’(22.0%),

‘집단교육’(20.8%)을 통해 얻기를 원하였다. 

4. 급식지원 실태 및 요구도

운동선수 보호자의 52.5%는 급식을 통한 자녀의 식품 섭

취에 대해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냈고 28.6%는 ‘만족

한다’고 응답하였다(Table 5). 자녀의 식사 중 가장 보완해

야 할 식사로 ‘아침식사’가 34.1%로 가장 높았고, ‘간식(운

동 전후)’ 28.0%, ‘점심’ 20.4%, ‘저녁’ 17.5%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보호자군에서 아침식사(37.8%)

와 간식(30.0%)외에 저녁식사(26.7%)도 보완이 필요하

다고 하여 세 군간 자녀의 식사 중 가장 보완할 식사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보호자의 90.3%는 운동선수 자녀에게 학교급식 외에 별

도의 식사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 비율은 고등학교

보호자군(82.4%)에 비해 초등학교(93.9%)와 중학교 보

호자군(93.0%)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별도의

식사가 제공된다면 보호자들은 ‘간식(운동 전후)’(64.7%),

그 다음은 ‘저녁식사’(22.4%)로 제공받기를 선호하였다. 운

동선수 자녀에게 별도의 식사 제공시 보호자의 45.1%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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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밥, 반찬 등)’의 형태를 희망하였고 ‘간식류(빵, 요거트,

과일, 스무디)’ 28.2%, ‘일품식’ 17.6%의 순으로 선호하였

다. 특히 초등학교 보호자군은 ‘한식(밥, 반찬 등)’(55.1%)

과 ‘일품식’(28.1%)을, 중학교 보호자군은 ‘한식(밥, 반찬

등)’(45.0%)과 ‘간식류(빵, 요거트, 과일, 스무디)’(27.5%)

를, 고등학교 보호자군은 ‘간식류(빵, 요거트, 과일, 스무디)’

(42.7%)와 ‘한식(밥, 반찬 등)’(33.3%)을 선호하여 세 군

간 별도식사 제공시 원하는 음식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0.001). 별도식사 제공시 원하는 형태는 ‘푸드트럭(간

이식사)’이 43.0%로 가장 높았고 ‘도시락’ 21.1%, ‘학교급

Table 3. Status of nutrition management for student athletes

Variables
Total

 (n=323)

Parents of the athletes 

χ²4)
Elementary 

school (n=100)

Middle school 

(n=129)

High school 

(n=94)

Nutritional problems

 Inadequate food intake  47 (16.7)1) 12 (14.6) 17 (14.4) 18 (22.0) 21.8

 Overeating/Binge eating 22 (87.8)  8 (89.8) 10 (88.5)  4 (84.9)

 Excessive weight control 13 (84.6)  0 (80.0)  4 (83.4)  9 (11.0)

 Eating instant foods/fast foods  

(e.g., instant noodles, pizza, hamburger, etc.)

86 (30.5) 31 (37.8) 31 (26.3) 24 (29.3)

 Unbalanced meals 65 (23.0) 16 (19.5) 34 (28.8) 15 (18.3)

 Overweight/Obesity 15 (85.3)  4 (84.9)  7 (85.9)  4 (84.9)

 Others 33 (11.7) 11 (13.4) 14 (11.9)  8 (89.8)

Difficulty in nutrition management of athlete child

 Yes 144 (44.9) 48 (48.5) 57 (44.2) 39 (41.9) 80.9

 No 177 (55.1) 51 (51.5) 72 (55.8) 54 (58.1)

Reasons for difficulty in nutrition management of athlete child2)

 Lack of interest in nutrition management of parents 26 (88.4) 12 (25.5)  7 (11.5)  7 (18.4) −2)

 Lack of parents’ capability of nutrition management 74 (23.8) 29 (61.7) 26 (42.6) 19 (50.0)

 Economic difficulty of parents 20 (86.4)  8 (17.0) 10 (16.4)  2 (85.3)

 Lack of interest in nutrition management of director/

coach

 3 (81.0)  0 (80.0)  3 (84.9)  0 (80.0)

 Lack of support from school 32 (10.3)  3 (86.4) 18 (29.5) 11 (28.9)

 Lack of professionals or organization 45 (14.5)  5 (10.6) 25 (41.0) 15 (39.5)

 Lack of nutrition information 82 (26.4) 24 (51.1) 35 (57.4) 23 (60.5)

 Others 29 (89.3) 10 (21.3) 15 (24.6) 4 (10.5)

Nutrition education for nutrition management of athlete child

 Yes  41 (12.9) 12 (12.1)  20 (15.6)  9 (89.8) 81.7

 No 278 (87.1) 87 (87.9) 108 (84.4) 83 (90.2)

Acquiring information on nutrition management

 Yes 118 (37.0) 33 (34.0) 54 (41.9) 31 (33.3) 82.2

 No 201 (63.0) 64 (66.0) 75 (58.1) 62 (66.7)

Sources of information on nutrition management3)

 TV/Radio 15 (15.2)  4 (13.8)  6 (12.2)  5 (23.8) 88.3

 Book/Newspapers/Magazines  8 (88.1)  2 (86.9)  6 (12.2)  0 (80.0)

 Internet 43 (43.4) 13 (44.8) 18 (36.7) 12 (57.1)

 Teachers/Nutrition teachers/Dietitians  7 (87.1)  2 (86.9)  4 (88.2)  1 (84.8)

 Parents of other students 14 (14.1)  5 (17.2)  8 (16.3)  1 (84.8)

 SNS (kakaotalk, facebook)  6 (86.1)  2 (86.9)  3 (86.1)  1 (84.8)

 Others (director, coach, etc.)  6 (86.1)  1 (83.4)  4 (88.2)  1 (84.8)

1) n (%)
2) Only those who had difficulty in nutrition management of athlete child were asked to choose three reasons. 

(number of total responses = 311) 
3) Only those who acquire information on nutrition management of athlete child were asked to respond to this question. 
4) χ² value by χ²-test 



황정현·김지연·김경아·김경원·53

Table 4. Needs for the nutrition management of student athletes among their parents 

Variables
Total

 (n=323)

Parents of the athletes 

F or χ²5)
Elementary school 

(n=100)

Middle school 

(n=129)

High school 

(n=94)

Desired methods of nutrition support1)

 Nutrition education 103 (19.9)2) 36 (23.5) 40 (18.8) 27 (17.9) −1) 

 Nutrition counseling  69 (13.3) 18 (11.8) 29 (13.6) 22 (14.6)

 Meal service 173 (33.5) 51 (33.3) 72 (33.8) 50 (33.1)

 Snack service 167 (32.3) 48 (31.4) 72 (33.8) 47 (31.1)

 Others  5 (81.0)  0 (80.0)  0 (80.0)  5 (83.3)

Necessity of nutrition education/nutrition counseling for athlete child

 Yes 234 (73.6) 73 (75.3) 102 (79.7) 59 (63.4) 57.5*

 No  84 (26.4) 24 (24.7)  26 (20.3) 34 (36.6)

Desired topics for nutrition education of athlete child

 Nutrients and Food groups  21 (88.0)  4 (85.5) 10 (88.4)  7 (10.1) 17.5*

 Eating habits for athletic performance  81 (31.0) 17 (23.3) 39 (32.8) 25 (36.2)

 Adequate weight control  27 (10.3)  5 (86.8) 13 (10.9)  9 (13.0)

 Nutrition management for health 123 (47.1) 47 (64.4) 53 (44.5) 23 (33.3)

 Others (nutrition supplements, etc.)  9 (83.4)  0 (80.0)  4 (83.4)  5 (87.2)

Desired methods of nutrition education for athlete child

 Lecture 87 (29.6) 19 (21.8) 41 (33.1) 27 (32.5) 59.8

 Cooking activities/practice 83 (28.2) 30 (34.5) 32 (25.8) 21 (25.3)

 Watching internet videos 64 (21.8) 22 (25.3) 23 (18.5) 19 (22.9)

 Education materials (booklet, leaflets, etc.) 51 (17.3) 16 (18.4) 23 (18.5) 12 (14.5)

 Others (game, etc.)  9 (83.1)  0 (80.0)  5 (84.0)  4 (84.8)

Desired time for nutrition education of athlete child

 School lunch  47 (14.8) 14 (14.1) 15 (11.9) 18 (19.4) 15.7*

 Separate time for education 151 (47.6) 41 (41.4) 66 (52.4) 44 (47.8)

 During training  32 (10.1) 16 (16.2)  5 (84.0) 11 (12.0)

 Educating frequently  65 (20.5) 20 (20.2) 32 (25.4) 13 (14.1)

 During weekends  22 (86.9)  8 (88.1)  8 (86.3)  6 (86.5)

Educator appropriate for nutrition education of athlete child

 Parents  44 (14.1) 12 (12.6) 19 (15.3) 13 (14.1) 56.6

 Director/Coach  28 (89.0) 13 (13.7)  7 (85.6)  8 (88.7)

 Nutrition teachers/dietitians  44 (14.1) 11 (11.6) 16 (12.9) 17 (18.5)

 Sports nutrition dietitians 189 (60.8) 57 (60.0) 80 (64.5) 52 (56.5)

 Others (teachers, etc.)  6 (81.9)  2 (2.1)  2 (81.6)  2 (82.2)

Desired frequency of nutrition education for 

athlete child (times/year)

84.5 ± 87.03) 85.5 ± 11.0 84.0 ± 84.2 84.1 ± 83.6 51.6

Desired time for nutrition education of athlete 

child (minutes/session)

45.3 ± 26.1 44.6 ± 35.2 46.7 ± 20.6 44.2 ± 21.0 50.3

Desire for acquiring information on nutrition management

 Yes 276 (88.2) 87 (89.7) 111 (90.2) 78 (83.9) 52.4

 No  47 (11.8) 13 (10.3)  18 (89.8) 16 (16.1)

Desired methods for acquiring information on nutrition management4)

 Group education  55 (20.8) 11 (13.4) 25 (23.1) 19 (25.7) 56.8

 Counseling  58 (22.0) 18 (22.0) 25 (23.1) 15 (20.3)

 SNS (kakaotalk, facebook) 128 (48.5) 46 (56.1) 51 (47.2) 31 (41.9)

 Others (telephone, etc.)  23 (88.7)  7 (88.5)  7 (86.5)  9 (12.2)

*: p<0.05
1) Subjects were asked to choose two methods of nutrition support. (number of total responses = 517)
2) n (%) 
3) Mean ± SD
4) Only those who wanted to acquire information on nutrition management were asked to respond to this question. 
5) F value by ANOVA-test, χ² value by χ²-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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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7.2%의 순이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보호자군은 ‘푸

드트럭’(각각 41.6%, 50.9%)과 ‘도시락’(각각 32.6%,

18.1%)을 제일 원하는 반면 고등학교 보호자군은 ‘푸드트

럭’(32.4%)과 ‘학교급식’(29.7%)을 원하여 세 군간 유의

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5. 스포츠 푸드트럭 사업 만족도

운동선수 보호자들은 스포츠 푸드트럭 사업에 대해 ‘보통

이다’ 50.8%, ‘만족한다’ 28.8%, ‘매우 만족한다’ 14.4%

로 나타났고 1년에 평균 10.0회 시행하길 원하였으며 세 군

간 스포츠 푸드트럭의 만족도나 원하는 시행 횟수에서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다(Table 6). 스포츠 푸드트럭의 만족하

는 부분에 대해 개방형 질문으로 알아본 결과, ‘스포츠 푸드

트럭이 좋다’, ‘아이가 맛있다고 한다’, ‘음식의 종류가 다양

하고 영양소가 풍부하다’ 등이 있었다. 스포츠 푸드트럭의 개

선 사항에 대한 개방형 질문의 응답은 식재료, 운영 방법, 횟

수 등으로 분류하였다. 식재료에 대해 ‘신선도’, ‘좋은 재료/

품질 사용’, ‘다양한 메뉴’, ‘운동에 지장이 없는 식재료’ 등

을 언급하였고, 운영 방법에 대해 ‘직접 조리하여 제공’, ‘다

양한 방법으로 전국의 운동선수에게 제공되길 원함’, ‘음식

 
Table 5. Status and needs for meal service for student athletes among their parents

Variables
Total

 (n=323)

Parents of the athletes 

χ²3) 
Elementary 

school (n=100)

Middle school 

(n=129)

High school 

(n=94)

Satisfaction with food intake of athlete child through meal service

 Not satisfied at all  9 (82.8)1)  1 (81.0)  6 (84.7)  2 (82.2) 89.3

 Not satisfied  29 (89.1)  5 (85.1) 15 (11.7)  9 (89.8)

 Average 167 (52.5) 51 (52.0) 65 (50.8) 51 (55.4)

 Satisfied  91 (28.6) 35 (35.7) 31 (24.2) 25 (27.2)

 Satisfied very much  22 (86.9)  6 (86.1) 11 (88.6)  5 (85.4)

The meal to supplement in athlete child’s meals

 Breakfast 107 (34.1) 35 (35.7) 38 (30.2) 34 (37.8) 22.4**

 Lunch  64 (20.4) 22 (22.4) 37 (29.4)  5 (85.6)

 Dinner  55 (17.5) 15 (15.3) 16 (12.7) 24 (26.7)

 Snack (Before/After exercise)  88 (28.0) 26 (26.5) 35 (27.8) 27 (30.0)

Necessity of providing meal (except school lunch) to athlete child

 Yes 287 (90.3) 93 (93.9) 119 (93.0) 75 (82.4) 89.0*

 No  31 (89.7)  6 (86.1)  9 (87.0) 16 (17.6)

Preferred meal time in case of meal service for student athletes2)

 Breakfast  25 (88.7) 11 (11.8)  9 (87.6)  5 (86.7) 10.8

 Lunch  11 (83.8)  7 (87.5)  4 (83.4)  0 (80.0)

 Dinner  64 (22.4) 19 (20.4) 27 (22.9) 18 (24.0)

 Snack (Before/After exercise) 185 (64.7) 55 (59.1) 78 (66.1) 52 (69.3)

Preferred food in case of meal service for student athletes2)

 Korean food (rice, side dishes) 128 (45.1) 49 (55.1) 54 (45.0) 25 (33.3) 34.5***

 Western food (e.g., pork cutlet, spaghetti, etc.)  26 (89.2)  0 (80.0) 15 (12.5) 11 (14.7)

 A dish meal (e.g., bibimbap, curry with rice, etc.)  50 (17.6) 25 (28.1) 18 (15.0)  7 (89.3)

 Snack (bread, yogurt, fruits, smoothy, etc.)  80 (28.2) 15 (16.9) 33 (27.5) 32 (42.7)

Preferred meal type in case of meal service for student athletes2)

 Packed meal  59 (21.1) 29 (32.6) 21 (18.1) 9 (12.2) 31.2***

 School lunch  48 (17.2) 12 (13.5) 14 (12.1) 22 (29.7)

 Food Truck (simple meal/snack) 120 (43.0) 37 (41.6) 59 (50.9) 24 (32.4)

 Foods such as bread, yogurt, hamburger  41 (14.7)  8 (89.0) 15 (12.9) 18 (24.3)

 Others  11 (83.9)  3 (83.4)  7 (86.0)  1 (81.4)

*: p<0.05, **: p<0.01, ***: p<0.001 
1) n (%) 
2) Only those who thought that meal service was necessary to student athletes were asked to respond to this question. 
3) χ² value by χ²-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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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포함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 ‘좋은 정보 제

공’, ‘지속적인 변화’, ‘위생관리’ 등이 제시되었으며 횟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분기별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Table 6). 

—————————————————————————

고 찰
—————————————————————————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 보호자를 대

상으로 세 군간 운동선수의 영양관리와 급식지원 실태 및 요

구도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운동

선수를 위한 영양관리와 급식지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초·중·고등학교 보호자의 약 72%는 건

강과 영양에 관한 관심이 높았고 대부분은 영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초등학교 보호자군(73.0%)보다 중학교

(89.2%), 고등학교(83.0%) 보호자군에서 운동선수에게

영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p<0.01). 따라서 자

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즉 자녀가 운동을 계속함에 따라 보

호자들이 운동선수에게 영양이 중요함을 더 인식하는 것으

로 사료되며 보호자들이 운동선수 자녀가 어릴 적부터 운동

과 영양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보호자들은 운동선수 자녀의 주된 영양문

제로 ‘인스턴트식품/패스트푸드 섭취’(30.5%), ‘편식’

(23.0%), ‘식사량 부족’(16.7%)을 지적하였다. Kim &

Kim[18]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자녀의 식습

관 문제로 ‘패스트푸드 및 인스턴트 식사’(33.1%), ‘편식’

(24.8%), ‘불규칙한 식사’(22.3%) 등을 언급하였고 Choi

등[26]은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 편식하지 않는 학생이

31.3%,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피하려고 하는 학

생이 25.4%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된 운

동선수의 영양문제와 유사하였다. Kim 등[27]의 연구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영양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바람직한

Table 6. Satisfaction and suggestions for the Sport Food Truck Service among parents of student athletes

Variables
Total1)

 (n=263)

Parents of the athletes 

F or χ²5)
Elementary school 

(n=89)

Middle school 

(n=89)

High school 

(n=85)

Satisfaction with the Sport Food Truck Service 

 Not satisfied at all  9 (83.4)2)  4 (84.5)  2 (82.2)  3 (83.5) 11.6

 Not satisfied  6 (82.3)  2 (82.2)  3 (83.4)  1 (81.2)

 Average 134 (50.8) 36 (40.4) 48 (53.9) 50 (58.1)

 Satisfied  76 (28.8) 34 (38.2) 21 (23.6) 21 (24.4)

 Satisfied very much  38 (14.4) 13 (14.6) 15 (16.9) 10 (11.6)

Desired number of Sport Food Truck 

Service (number/year)
10.0 ± 19.03) 7.0 ± 6.8 15.6 ± 45.9 8.6 ± 12.4  2.2

Responses on open-ended questions

1. Satisfaction with the Sport Food Truck Service4)

· Like it · Taste of foods · Diverse foods · Good nutrition 

2. Suggestions for the Sport Food Truck Service4)

1) Food 

· Cook using fresh food 

· Use foods of good quality 

· Provide menu with diversity 

· Provide foods good for training and exercise 

2) Operations

· Provide foods by direct cooking 

· Increase operation of Sport Food Truck Service to young athletes over the country 

· Want to develop as an interesting program including food education 

· Provide nutrition information as well as foods 

· Want change continuously 

· Manage food safety and sanitation 

3) Frequency of Sport Food Truck Service

· Provide it for snacks (between breakfast and lunch, or lunch and dinner) 

· Provide Food Truck Service regularly 

· Provide service quarterly 

1) Responses from the parents of schools which participate in Sport Food Truck 
2) n (%), 3) Mean ± SD, 4) Responses on open-ended questions 
5) F value by ANOVA-test, χ² value by χ²-test 



56·보호자 대상 학생운동선수의 영양·급식지원 실태와 요구도

식습관 형성’(68.2%), ‘편식교정’(62.5%)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보호자의 약 45%는 ‘영양정보 부족’, ‘보

호자의 영양관리 능력 부족’, ‘전문적인 인력과 기관의 부족’

등 이유로 운동선수 자녀의 영양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자녀를 위한 영양교육 수혜 경험이 있는 보호자는 12.9%로

극히 적었다. 따라서 보호자가 자녀의 영양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영양관리 능력을 향상시키

도록 보호자 영양교육의 환경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 대상자의 73.6%는 운동선수 자녀에게 영양교육

이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학부모 대

상 연구[23]에서 96.6%의 학부모가 학교 영양교육의 필요

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고한 것보다 낮은 수치이다. Kim 등

[27]의 연구에서 81.4%의 학부모는 가정에서의 영양교육

이 충분하지 못하고 63.2%의 학부모는 가정에서 영양교육

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가정 외에서의 영양교육의 필요성

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보호자

군보다 고등학교 보호자군에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한 비율이 낮았는데(p<0.05), 학년이 높아질수록 영양 등

기본적인 생활습관이나 건강보다 운동능력 향상, 경기 출전

과 결과 등에 학부모의 관심이 더 높아서일 것으로 여겨진다. 

운동선수 자녀 대상의 영양교육 내용으로 볼 때, 초등학교

보호자군은 ‘건강을 위한 영양관리’를 주로 원하였으나 중학

교와 고등학교 보호자군은 이외에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식습

관’을 원하였다(p<0.05).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운동선수

의 경기력을 높이기 위한 영양관리에 관심을 갖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운동선수 대상의 영양교육을 계획할 때 연령대별

관심사를 반영하여 영양교육의 주제를 다르게 구성해야 하

겠다. Shin 등[23]은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음식과 건강

과의 관계’(80.9%)를 영양교육 주제로 중요하게 생각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Choi 등[26]의 연구에서 중학

생은 영양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적절한 성장을 위해’

(44.8%), ‘올바른 식품선택’(24.0%) 등으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운동선수 자녀의 영양교육은 ‘강의/설명’

(29.6%), ‘조리활동 및 실습’(28.2%), ‘동영상 시청’

(21.8%), ‘교육자료’(17.3%)로 시행되기를 원하였으며 세

군간 선호하는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선행연구에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절반 이상

(55.8%)은 실습병행 생활교육 형태의 영양교육이 적당하

다고 보고하였고[27], 중학생들은 영양교육 방법으로 ‘조리

실습’(59.4%)을 가장 선호하여[26] 활동 위주의 방법을 선

호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강의나 설명 외에 조리활동과 실

습은 대상자가 참여하는 교육으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운

동선수가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며, 동영상 시

청이나 교육자료를 통한 교육은 영양교육을 위해 시간을 내

기 어려운 운동선수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양정보

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운동선수가 영양교육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보호자의 세 군간 원하는 영

양교육 방법에 유의차는 없었으나, 초·중·고등학교 영양

교사 대상 연구[20]에서 영양·식생활교육 방법으로 초등

학교에서는 ‘강의’와 ‘동영상/인터넷 이용’이 높았고 중고등

학교에서는 강의보다 상담실 운영 형태가 높아서 차이를 보

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운동선수 자녀의 영양교육을

‘따로 마련한 교육시간’(47.6%)이나 ‘수시로’(20.5%)하

고 ‘스포츠 전문 영양사’(60.8%)를 통해 교육받기를 원하

는 보호자가 많았는데 이는 운동선수 자녀에게 보다 체계적

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함을 제시하는 결과

이다. 보호자의 세 군간 원하는 영양교육 시기에 차이가 있

었는데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경우 ‘따로 마련한 교육 시간’

에 하길 가장 원하였으나 이 외에 ‘학교급식’ 또는 ‘훈련 중’

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 운동선

수는 영양교육을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학교급식’ 또

는 ‘훈련 중’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와 유사하게 중학생 대상 연구[26]에서 영양교육의 적합한

교육 담당자로 영양교사(65.2%)를 원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호자들은 운동선수 자녀가 영양교육을 1년에 평균 4.5회,

1회에 평균 45분 정도 받기를 희망하였는데 이는 초등학생

대상 연구[23]에서 보고된 횟수(학생의 약 70%는 1달에 1

회 이상 원함)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보호자들은 운동선수 자녀의 식사 중 ‘아침식사’(34.1%)

와 ‘간식(운동 전후)(28.0%)을 가장 많이 보완해야한다고

하여 보호자들이 아침식사와 간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청소년 펜싱선수 대상의 연구[28]에서 중학

교와 고등학교 선수의 아침 결식 비율이 각각 28.6%, 35.7%

로 나타났는데 아침식사는 운동선수에게 적절한 혈당을 유

지하고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섭취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

요하므로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할 수 있게 운동선수의 보

호자나 영양교사의 노력이 요구된다. 아침식사는 밥과 반찬

외에 빵과 우유, 과일과 요거트 등 간단하게라도 하도록 지

도함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보호자군은 ‘아침식사’(37.8%)

와 ‘간식(운동 전후)’(30.0%)과 함께 ‘저녁식사’(26.7%)

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여 세 군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

며(p<0.01), 이는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경우 늦은 시간까지

훈련이나 운동을 더 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급식지원 요구도에 관한 조사 결과, 보호자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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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은 운동선수 자녀에게 학교급식 외 별도의 식사 제

공을 원하였고 ‘간식(운동 전후)’(64.7%)이나 ‘저녁식사’

(22.4%)로 제공함을 선호하였으며 원하는 형태는 ‘푸드트

럭(간이식사)’(43.0%), ‘도시락’(21.1%) 등이었다. 따라

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운동선수에게 간식이나 저녁식사

등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스포츠

푸드트럭으로 저녁식사 제공, 도시락 제공 등 간편하게 식사

하게 하는 방법도 급식지원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

와 중학교 보호자군에 비해 고등학교 보호자군은 푸드트럭

과 도시락의 선호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식의 선호 비율이 높

아서(p<0.001) 연령대별 이러한 차이도 반영해야 하겠다.

또한 세 군간 별도 식사 제공시 원하는 음식 종류에 유의적

인 차이가 있어서(p<0.001) 별도의 식사 제공이나 스포츠

푸드트럭에서 연령대별 원하는 음식의 차이도 반영함이 바

람직하다. 중고등학교 운동선수 대상 연구[28]에서 식사 이

외에 간식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운동선수 자녀에게 영양 균형을 고려한 간식을 운

동 전후에 제공하여 하루에 필요한 영양필요량을 충족하게

하고 운동선수 자녀가 직접 간식을 선택하는 경우 영양을 고

려한 식품 선택을 하도록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별도의

식사 제공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의 식품 기호도[29-31],

청소년 운동선수 대상의 식품 기호도[16, 32] 등에 근거하

여 연령대별 식품 기호도를 반영한 메뉴를 제공함이 바람직하다.

스포츠 푸드트럭 사업에 대해 보호자의 43.2%는 ‘만족 또

는 매우 만족’하였고 거의 대부분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

타내어 향후 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스포츠 푸드트럭에 대해 좋은 점으로 맛, 영양, 다양한 음

식 제공 등이 꼽혔으며, 요구 사항으로 식재료, 운영 방법, 횟

수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스포

츠 푸드트럭 사업은 앞으로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이 있는 프

로그램, 보다 많은 운동선수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

으로 계획하고, 한 끼의 식사 제공 뿐 아니라 영양교육 등을

포함하여 영양관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

아가야 하겠다. 

본 연구 대상자는 대부분 스포츠 푸드트럭 사업에 참여한

학교의 보호자이어서 조사 대상에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초

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영양관리에 대한 연구가 부

족한 실정에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운동선수의 영양관리

와 급식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구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초등학

교와 중고등학교 보호자 외에 운동선수, 코치 등을 대상으로

영양·급식지원 요구도를 파악하고 조사 방법도 설문조사뿐

아니라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이에 근

거한 영양·급식지원 방안을 제시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 보호자(총 323

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동선수 자녀의 영양

관리와 급식지원 실태 및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대상자 중 초등학교 보호자군은 100명(31.0%), 중학

교 보호자군 129명(39.9%), 고등학교 보호자군 94명

(29.1%)이었고 평균 연령은 43.8세, 여자는 66.3%이었다. 

2. 대상자의 72.2%는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82.3%는 운동선수에게 영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자녀의 영양관리에 대한 보호자의 행동변화단계에서 행동유

지단계가 63.4%로 가장 많았다. 세 군간 운동선수에게 영양

의 중요성(p<0.01), 자녀의 영양관리에 대한 보호자의 행동

변화단계(p<0.001)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3. 운동선수 자녀의 영양문제로 ‘인스턴트식품/패스트푸

드 섭취’, ‘편식’ 등을 지적하였고 대상자의 44.9%는 자녀

의 영양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이유는 ‘영양정보 부

족’, ‘보호자의 영양관리 능력 부족’ 등이었다. 대상자의 대

부분은 운동선수 자녀를 위한 영양교육 수혜 경험이 없었고,

자녀의 영양관리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7.0%

로 ‘인터넷’, ‘텔레비전/라디오’, ‘학부모/지인’의 순으로 정

보를 습득하였다. 

4. 대상자의 73.6%는 운동선수 자녀에게 영양교육/상담

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운동선수 자녀를 위한 영양지원 방법

으로 ‘급식지원(식사지원)’(33.5%), ‘간식지원’(32.3%),

‘영양교육’(19.9%), ‘영양상담’(13.3%)의 순으로 원하였

다. 운동선수 자녀 대상 영양교육에서 원하는 내용은 초등학

교와 중학교 보호자군의 경우 ‘건강을 위한 영양관리’가 각

각 64.4%, 44.5%, 고등학교 보호자군은 ‘경기력 향상을 위

한 식습관’이 36.2%로 가장 높았다(p<0.05). 영양교육은

‘스포츠전문 영양사’(60.8%)가 ‘강의/설명’(29.6%), ‘조

리활동 및 실습’(28.2%) 등 방법으로 하길 원하였고 1년에

평균 4.5회, 1회당 45분 정도를 희망하였다. 또한 영양교육

은 ‘따로 마련한 교육시간’(47.6%)이나 ‘수시로’(20.5%)

하길 원하였고 세 군간 원하는 교육 시간대에 차이가 있었다

(p<0.05). 대상자의 대부분(88.2%)은 영양관리 정보를 얻

기 원하였고 ‘SNS(카카오톡/페이스북)’, ‘상담’, ‘집단교육’

등을 통해 얻기 원하였다.

5. 운동선수 자녀의 식사 중 가장 보완할 식사로 아침식사

(34.1%), ‘간식(운동 전후’(28.0%) 등을 지적하였고 세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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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1). 대상자의 90.3%는

운동선수 자녀에게 학교급식 외 별도의 식사 제공이 필요하

다고 하였으나 고등학교 보호자군에서 그 비율이 낮았다(p<

0.05).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선호하는 시기는 ‘간식

(운동 전후)’(64.7%), ‘저녁식사’(22.4%) 등이었고 원하

는 음식은 ‘한식’, ‘간식’, ‘일품식’의 순이었으며 ‘푸드트럭

(간이 식사)’, ‘도시락’, ‘학교급식’ 등을 통해 제공되기를 원

하였다. 세 군간 원하는 음식 종류(p<0.001), 원하는 식사

형태(p<0.001)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적절한 양의 규

칙적인 식사 및 간식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연령

별 선호하는 식품과 기호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운동선수 자녀에게 제공된 스포츠 푸드트럭 사업의 만

족도는 ‘보통’(50.8%), ‘만족한다’(28.8%), ‘매우 만족한

다’(14.4%)의 순이었다. 스포츠 푸드트럭 사업에 대해 만

족하는 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의 응답으로는 ‘다양한 음식’,

‘맛’, ‘영양’ 등이 언급되었다. 요구 사항으로는 식재료면에

서 ‘신선도 고려’, ‘좋은 식재료/품질 사용’, ‘다양한 메뉴’를,

운영 방법면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 ‘음식교육을 포함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 ‘위생관리’를, 횟수면에서 ‘단

발성이 아닌 지속적 관리’, ‘분기별 제공’ 등을 원하였다. 이

에 일회성 행사가 아닌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영양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 본 연구 결과,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보호자들

은 운동선수 자녀의 영양관리에 관심이 높지만 영양정보의

부족과 보호자의 영양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

다. 대다수의 보호자들이 운동선수 대상 영양교육의 필요성

을 지적함에 따라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운동선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영양·급식지원 요구도에 근

거하여 영양교육과 급식지원을 실시한다면 선수들의 성장 뿐

아니라 운동 수행력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스포츠 푸드트럭 사업을 운영할 때 보호자의 요구도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위생관

리를 포함한 급식지원 방안을 프로그램으로 발전되게 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지속적인 양

적, 질적 연구를 통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운동선수를 위

한 영양관리 및 급식 관리 방안을 체계화하고 건강을 위한 영

양관리, 신체적 성장과 경기력 향상 등 대상자의 요구도를 반

영한 주제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교육 효과를 높

이도록 맞춤형 교육자료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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