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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경제는 고도 산업화 구조형으로 발전하면서 식

생활 형태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식

사를 해결하기 위한 인스턴트와 편의식품을 찾게 되면서 가

공식품 섭취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대학생은 식사 소요

시간이 짧으면서 자극적인 맛이나 기름진 음식 위주인 인스

턴트와 편의식품을 주로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심리적인 만

족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04; Park 2010). 대학

생의 생활 특성상 일반 성인에 비해 간식과 야식의 섭취 및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이 증가하고, 식사의 내용은 단

순하며, 외보에 대한 관심 증가와 결식, 편식, 불규칙한 식

사, 음주 및 흡연 등으로 좋은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어렵

다(Lee et al. 2010).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학생 시기의 건강

상태가 성인기와 노인기의 건강 유지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대학생 시기에 올바른 식품선택 및 좋은 식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Bae et al. 2020).

달걀은 영양학적 가치, 구입의 편리성 및 조리와 섭취의

간편성을 고려할 때 경제적이며 고영양의 식재료라고 할 수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 등의 육류에 비해 열량과

지방의 함량이 낮고 비타민C를 제외한 다양한 비타민과 칼

슘의 함량이 우수한 완전식품이다. 달걀의 단백질 함량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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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아미노산 조성과 가장 비슷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달걀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로 분류하였으며 다른 식품의 단

백질 질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이용된다. 식품의 단백질 질

(protein quality)을 비교하면 달걀, 육류, 우유 순이며 달걀

단백질은 식품 중에 생물가(BV, biological value)가 가장 높

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과 노년층의 영양 공급

식품으로 우수하다.

특히 달걀 노른자에는 인지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인

지질은 뇌, 신경조직, 세포막 구조의 핵심 물질이며 그 중 레

시틴이 70~80%를 차지한다. 레시틴의 구성성분인 콜린은 뇌

세포막 뿐만 아니라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구성성분

으로서 신경세포 발달과 지적 능력 개선에 관여하여 태아의

뇌 발달 및 노인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Yang et al. 2014). 생란보다는 익혀서 먹는 것이 영양

적으로 섭취가 좋으며 특히 달걀찜이나 달걀반숙은 부드럽

고 식감이 좋아 거르기 쉬운 아침식사로 적합하다(Yang et

al. 2014).

본 연구는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

한 달걀 음식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달걀 섭

취를 장려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서울

근교 거주라는 지역적인 제한은 있으나, 달걀의 건강한 식생

활 유지 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이해시키고 긍정적인

식습관을 갖게 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자기기

입 방식의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

부하고 210부를 회수하여 응답이 적정한 200부를 분석 자료

로 활용하였다(회수율 66.67%).

2.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조사의 설문지는 일반사항, 선호하는 식재료군, 달걀요

리 및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Yang et al.(2014),

Park(2003) 등의 연구를 참고로 개발하였으며 서울 소재 대

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사항은 조사 대상자의 성별, 거주 지역, 식비 및 학력

을 조사하였고 식재료의 선호도는 육류, 해산물류, 채소류,

과일류 및 난류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달걀 요리에 대한 만

족도 조사를 위해 달걀이 주재료로 사용되는 음식 11가지와

부재료로 사용되는 음식 5가지, 그리고 달걀을 주재료로 사

용한 디저트류 5가지를 선정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또

한 달걀 섭취 빈도를 통해 달걀 섭취 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HYI-15-169-1)을

받아 진행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조사자료는 SPSS V.18.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

석을 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식재료, 달걀 요리 만

족도 및 기호도는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여 독립표본 T-검

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달걀의 섭취

빈도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유의 수준

p<0.05, p<0.01, p<0.1에서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남성 및 여성 분포는 87명(43.5%)과 113명

(56.5%)이었고, 주거지는 서울 144명, 경기도 50명 및 인천

6명이었다. 연령대는 20대 118명(59.0%), 30대 50명(25.0%)

및 40대 이상이 32명(16.5%)이었으며, 대학생 179명, 졸업

및 대학원 재학 21명(2.5%) 이었다. 한 달 식비는 20~30만

원 미만 118명(59.0%), 30~40만원 미만 50명(25.0%), 그리

고 40만원 이상 32명(16.0%)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대학생의 월평균 지출은 약 35만원 정도이

고 지출의 주된 사용처는 식비와 교통비(90% 이상)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약 31만원 정도였다(Shim 2004). 대

학생의 경우 용돈 수준이 높을수록 결식, 외식 및 편식의 비

율, 가공식품의 섭취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Kim et al.

2015), 여대생의 경우 용돈 수준이 높을 때 편의식품 이용

빈도가 높았다(Jung et al. 2002). 또한 대학생이 가공식품이

나 편의식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조리가 쉽고 구매가 용이하

며 기숙사 거주 대학생의 경우 빠르고 쉽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Kim et al. 201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n) 

Ratio

(%)

Gender
Male 87 43.5

Female 113 56.5

Residential district

Seoul 144 72.0

Gyeonggi-do 50 25.0

Incheon 6 3.0

Monthly food expenses 

(10,000won)

20~30 118 59.0

30~40 50 25.0

40 or more 32 16.5

Educational level
Undergraduates 179 89.5

Alumni & Graduate 21 2.5

Total 2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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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수준은 소비 규모에 영향을 주고 편의식품이나 인스

턴트식품의 사용 증가에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시기에 용돈이 많을수록 가공식품 섭취빈도가 유의하

게 높았고(Song & Choi 2013), 외국의 경우 용돈 수준은

체질량 지수 증가와 패스트푸드 이용빈도 및 충치발생과 유

의하게 상관관계가 있었다(Punitha et al. 2014). 또한 성인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아침결식률이 증가하였고(Koo & Park

2013), 청소년 시기에 익숙해진 패스트푸드는 대학생이 되어

이용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년기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식품군 기호도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식품군 기호도는 <Table 2>와

같다. 식품의 선호도는 남학생의 육류 및 가금류 선호도

(4.70±0.79)가 여학생(4.27±1.15)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p<0.01). 반면 과일 선호도는 여학생(3.13±1.19)이 남학생

(2.62±1.07)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달걀, 채소

의 선호도는 남학생이 더 높았고 해산물의 선호도는 여학생

이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반적인 식품 선호

도는 육류 및 가금류(4.46±1.03)>해산물(2.92±1.41)>과일

(2.91±1.17)>달걀(2.50±1.10)>채소류(2.21±1.17)의 순이었다.

남학생의 식품 기호도 순서는 육류>해산물>과일류>달걀>채

소류인 반면 여학생은 육류>과일류>해산물>달걀>채소류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대학생 자녀의 기호도 분석에서도 해산물보다 육

류를 선호하였고 이는 부모 세대에 비하여 높은 콜레스테롤

섭취로 나타났으며 콩류, 채소류 및 해조류의 기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육류 선호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요소가 포함

됨을 알 수 있었다(Lee et al. 2006). 이는 본 조사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으로 육류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 따른 대학생의

편중된 식생활로 만성질환의 위험이 더 이른 나이에 찾아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달걀의 지방성분은 대부분 노른자에

포함되어 있으며, 체내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는 불포화지

방산은 올레산 47%, 리놀산 16%. 팔미톨레산 5%순으로 많

이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

어(Yang et al. 2014) 육류를 선호하는 대학생에게 성인에게

나타나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단백질 급원으로 육류를 대

체하는 식품이 될 수 있다.

경북 지방의 일부 대학생의 식품기호도와 식습관에 대한

연구에서 남학생은 고단백, 고열량 및 알코올 음료의 선호

및 육류의 포화지방 섭취가 높아 여학생에 비해 식생활의 불

균형이 컸으며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군의 체질량지수는 평

균 28.2값이었다(Park 2003). 대학생의 식생활은 고등학교와

는 완전히 다른 생활 패턴과 고등학교까지 익숙했던 급식 위

주의 식생활에서 벗어나 스스로 계획하여 준비하는 식사는

새로운 경험이며 건강한 성인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스트레스로 불안정한 감정과 건전하지 못한

식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대학 생활에 올바른 식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육류 및 가금류를 선호하는 식생활에

서 과일이나 채소, 달걀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식생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달걀과 채소를

활용한 간편하고 쉬운 조리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

이라 하겠다.

3. 달걀 요리 및 디저트에 대한 선호도

달걀 요리 및 디저트에 대한 선호도는 <Table 3>과 같다.

달걀이 주재료인 요리에서 남학생은 달걀말이(4.08±0.79)를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오므라이스(3.93±1.05), 달걀찜

(3.92±0.99), 스크렘블 에그(3.90±1.07) 순서로 나타났다. 여

학생은 달걀찜(4.16±0.85)를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달

걀말이(4.06±0.83), 스크렘블 에그(3.78±1.00)순으로 선호하

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삶은 달걀(3.26±1.10)과 달

걀국(3.13±1.16)을 선호하지 않았으며 그 외 달걀 요리는 보

통(3~3.5점)의 선호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

었다.

달걀을 부재료로 하는 요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라면에 첨가(4.11±1.08)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으로 비빔밥에 달걀후라이(3.87±0.91), 냉면의 삶은 달걀

(3.78±1.11)의 순서였으며, 칼국수의 계란(3.44±1.15)및 샐러

드의 계란(3.09±1.11)은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Preference of food group by gender

Food group
Gender

Total (n=200) t-value
Male (n=87) Female (n=113)

Meats & poultry 4.70±0.791,2) 4.27±1.15 4.46±1.03 3.02**3)

Seafoods 2.91±1.37 2.93±1.46 2.92±1.42 -0.11

Eggs 2.51±1.09 2.50±1.13 2.50±1.11 0.07

Vegetables 2.26±1.19 2.18±1.17 2.21±1.17 0.52

Fruits 2.62±1.07 3.13±1.20 2.91±1.17 -3.18**

1)Values are Mean±SD
2)Preference of food group was rated on 5 points Likert scale, 5:very satisfied, 3:so-so, 1:very unsatisfied 
3)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by Chi-square test a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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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 선호도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에그타르트

(4.01±1.08), 카스텔라(3.72±1.09), 달걀빵(3.63±1.13), 달걀과

자(3.41±1.10), 머랭쿠키(3.23±1.12)의 순이었고, 카스텔라를

제외한 모든 디저트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선호도가 높

았으나 성별에 의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달걀은 요리에서 주재료로 사용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나

다양한 조리에 부재료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경기도 지역

의 학교급식에서는 급식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활용도가

높은 영양적인 식재료로 달걀찜, 달걀말이 및 장조림 등이 주

로 제공되고 그 외 달걀후라이, 스크램블드에그, 달걀국 또는

튀김옷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달걀요리

에 대한 선호도에서 싫다는 반응이 거의 없었다(Yoo et al.

2008). 단체급식에서 제공되는 달걀 요리는 껍질을 깨야 하는

조리 작업의 애로점, 식중독을 유발하는 위생적인 측면, 조리

기구 및 레시피의 제한성이 있으나 각 가정에서 개인이 요리

하는 경우 이러한 위생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다

양한 조리법을 습득하여 식사에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달걀 요리는 널리 알려진 간단한 요리 외에도 알쌈, 난적,

알찜 및 수란 등 고서에 기록된 조리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

으며 개인적인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대

학생이 접할 수 있는 조리방법, 영양지식 전달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달걀을 이용한 디저트의 경우 달걀을 주재료로 한 음식보

다 열량이나 당의 함량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1회 제공량

이나 섭취량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디저트 카

페의 증가 추세에 맞춰 젊은 세대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베

이커리 상품들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주된 베이커리

상품인 케이크, 마카롱, 아이스크림 등은 더욱 다양한 종류

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Kim & Nam 2015). 이런

디저트에 달걀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 제조회사의

신메뉴 디저트의 개발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4. 달걀(요리)의 주간 섭취 빈도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달걀 요리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달걀을 일주일

에 3~4회 섭취는 98명(49.0%), 2회 이하 섭취는 66명

(33.0%), 5~6회 섭취는 36명(18.0%)로 조사되어 약 2/3는

일주일에 평균 3회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걀의

섭취 빈도에서 남녀 대학생 사이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

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5~6회 섭취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에 비하여 달걀 섭취량이 더 많았다. 거주 지

역에 따라 인천지역 거주 대학생이 5~6회 섭취 빈도가 가장

Table 3. Satisfaction score on egg dishes and desserts by gender

Dishes
Gender Total

(n=200)
t-value

Male (n=87) Female (n=113)

Eggs as main

ingredient

Steamed egg 3.92±0.991)2) 4.16±0.84 4.05±0.91 -1.81

Rolled egg 4.08±0.80 4.06±0.84 4.07±0.82 0.16

Rice omelet 3.93±1.05 3.65±1.01 3.77±1.04 1.93

Scrambled egg 3.90±1.08 3.78±1.01 3.83±1.04 0.79

Boiled egg in soy sauce 3.39±1.18 3.65±1.14 3.54±1.16 -1.54

Whole baked egg 3.53±1.06 3.56±1.17 3.54±1.12 -0.18

Boiled egg 3.31±1.09 3.23±1.12 3.262±1.11 0.51

Smoked egg 3.48±1.08 3.50±1.17 3.49±1.13 -0.08

Eggs sunny side up 3.85±1.20 3.62±1.37 3.72±1.30 1.25

Eggs over easy 3.48±0.98 3.70±1.09 3.61±1.04 -1.48

Egg soup 3.17±1.07 3.09±1.23 3.13±1.16 0.52

Eggs as

subingredient

Fried egg over Biblmbob 3.78±0.95 3.95±0.89 3.87±0.91 -1.26

Crushed boiled Egg over Salad 3.08±1.01 3.10±1.19 3.09±1.11 -0.11

Sliced boiled egg in Naengmyeon 3.72±1.12 3.82±1.11 3.78±1.11 -0.62

Egg in Kalgugsu 3.32±1.14 3.529±1.15 3.44±1.15 -1.23

Egg in Ramyeon 4.17±1.07 4.06±1.10 4.11±1.08 0.72

Desserts

Egg bread 3.60±1.12 3.66±1.16 3.63±1.14 -0.41

Egg tart 3.92±1.06 4.07±1.11 4.01±1.09 -0.98

Sponge cake 3.74±0.97 3.72±1.18 3.72±1.09 0.12

Egg cookies 3.38±1.08 3.42±1.12 3.41±1.10 -0.29

Meringue cookie 3.18±1.07 3.27±1.17 3.23±1.13 -0.51

1)Values are Mean±SD
2)Satisfaction score of food group was rated on 5 points Likert scale, 5: very satisfied, 3: so-so, 1: very un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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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66.7%). 반면 경기도 거주 대학생은 3~4회 섭취 비

율이 가장 많았고(52.0%), 서울 거주 대학생은 주3~4회 섭

취 비율이 48.6%로 나타났다(p<0.05).

이와 비슷한 결과로 학교급식에서 월간 달걀 요리 제공 횟

수는 3~5회/월 제공이 4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6~10

회/월 제공이 22.4%, 월 1~2회 제공이 16.8%, 11~30회/월

제공이 12.2%로 나타났다(Yoo et al. 2008). 이는 달걀이 단

체급식에도 이용하기에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과 높은 영

양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50가지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의 섭취량과 빈도를 조

사한(Park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5가지 달걀요

리 중 삶은 달걀과 달걀말이 소비량은 중소도시가 대도시나

읍, 면보다 더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달걀찜>달걀말이>삶은

달걀의 순으로 섭취하고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의 식품 섭취 실태 조사에서

달걀류는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섭취빈도가 다르게 나타났

는데, 50대 미만에서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백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식품군의 경우 연령대가 낮아질

수록 섭취빈도가 높아지는데 이는 식생활의 서구화와 관련

있을 것으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Jeong et al. 2012). 또

한 여성 소비자의 달걀 소비 형태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도

30~40대 여성 소비자에게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는데 달걀을

선호하는 이유로 20대는 조리의 편리성이라고 응답한 경우

가 52,44%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상에서는 영양가가 높다

는 응답이 우세하였다.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콜레스테롤

과 체질적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어 달걀섭취를 주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01).

2013년 기준 달걀 자급률은 99%로 타 육류에 비해 국산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Kim et al. 2015). 국내 달걀 소비

시장 규모는 1조 5천억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소비형태는

식란(생달걀) 80%, 가공란 20% 정도로 구분되고 있으며. 식

란은 일반식당이나 단체급식용으로 이용되는 업소용과 가정

용으로 구분되며 업소용 비중이 높다. 가공란은 삶은 달걀이

나 구운 달걀 외에 각종 달걀 디저트용 국내산 액란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Kim et al. 2015).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편리성 위주로 식생활을 영위하는 대학생의 건

강과 영양을 위하여 비용 효율적인 식품인 달걀 요리에 대

한 선호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달걀 섭취를 장려하고

자 시행하였다. 200명의 서울, 인천 및 경기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 방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사항, 식

품 선호도 및 달걀요리 선호도, 달걀 이용빈도를 알아보고

남녀 성별 및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첫 번째

로는, 대상자의 남자와 여자의 분포는 87명(43.5%)과 113명

(56.5%)이었으며 주거지는 서울 144명, 경기도 50명 인천 6

명이었다. 연령대는 20대가 118명(59.0%), 30대가 50명

(25.0%), 40대 이상이 32명(16.5%)이고 대학생이 179명, 졸

업 및 대학원 재학은 21명(2.5%)이었다. 한 달 식비는

20~30만원 미만이 118명(59.0%), 30~40만원 미만 50명

(25.0%), 40만원 이상이 32명(16.0%)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로는, 식품의 선호도는 육류 및 가금류 선호도(4.70±0.79)가

여학생(4.27±1.15)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1). 반면

과일 선호도는 여학생(3.13±1.19)이 남학생(2.62±1.07)에 비

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달걀, 채소의 선호도는 남

학생이 더 높았고 해산물의 선호도는 여학생이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반적인 식품 선호도는 육류 및 가

금류(4.46±1.03)>해산물(2.92±1.41)>과일(2.91±1.17)>달걀

(2.50±1.10)>채소류(2.21±1.17)의 순이었다. 세 번째로는, 달

걀이 주재료인 요리에서 남학생은 달걀말이(4.08±0.79)를 가

장 선호하였고 여대생은 달걀찜(4.16±0.85), 달걀말이(4.06±

0.83)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삶은 달걀(3.23±1.11), 달걀국

(3.09±1.22)이 비선호음식이었다. 오므라이스, 달걀찜, 스크램

Table 4. Intake frequency a week of egg dish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1~2times 3~4times 5~6times Total χ2

Gender
Male 26(29.9)1) 41(47.1) 20(23.0) 87(100.0)

2.692
Female 40(35.4) 57(50.4) 16(14.2) 113(100.0)

Residential district

Seoul 53(36.8) 70(48.6) 21(14.6) 144(100.0)

10.300*2)Gyeonggi-do 13(26.0) 26(52.0) 11(22.0) 50(100.0)

Incheon 0(0.0) 2(33.3) 4(66.7) 6(100.0)

Monthly food expenses 

(10,000won)

20~30 42(35.6) 58(49.2) 18(15.3) 118(100.0)

6.20530~40 12(24.0) 29(58.0) 9(18.0) 50(100.0)

40 or more 12(37.5) 11(34.4) 9(28.1) 32(100.0)

Educational level
Undergraduates 58(32.4) 91(50.8) 30(16.8) 179(100.0)

2.817
Alumni & Graduate 8(38.1) 7(33.3) 6(28.6) 21(100.0)

Total 66(33.0) 98(49.0) 36(18.0) 200(100.0)

1)Values are N(%)
2)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by Chi-squar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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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드 에그, 반숙 달걀후라이는 ‘선호한다(4점)’에 가까운 선

호도를 보였고 나머지 요리도 모두 보통(3점~3.5점)의 선호

도를 보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디저트 선호도는 에

그타르트(4.01±1.08)>카스텔라(3.72±1.09)>달걀빵(3.63±1.13)

>달걀과자(3.41±1.10)>머랭쿠키(3.23±1.12)순서였고 카스텔

라를 제외한 모든 디저트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선호도

가 높았다. 네 번째로는, 달걀의 주간 섭취빈도는 3~4회 섭

취 98명(49.0%), 2회 이하 66명(33.0%), 5~6회 36명(18.0%)

이었다. 인천지역 거주 대학생이 5~6회 섭취 빈도(66.7%)가

가장 컸으며 적어도 1주일에 3회 이상 달걀을 섭취하고 있

었다. 경기도 거주 대학생은 3~4회 섭취 비율이 가장 컸으며

(52.0%), 서울 거주 대학생은 평균 3~4회 이하 섭취 비율이

48.6%였다(p<0.05). 대학생의 생활방식은 식비 규모 및 지출

내용과 함께 영양이나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장년기 이후의 건강과 식생활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의 위치에 따른 주거지 변동과 함께 자기주

도식 능동적 생활로의 전환은 자가, 자취 및 기숙사 등의 다

양한 주거형태와 함께 다양한 식생활로 펼쳐진다. 독립생활

에서 스스로의 식사를 책임져야 하는 환경에 처했을 때 영

양학적 지식과 조리 관련 기술의 습득과 실천은 건강한 식

생활을 유지하는데 매우 유용 할 것이다. 이때 대학생의 다

양한 영양소 섭취, 개인 경제생활 수준 및 식품기호도를 충

족할 수 있는 고효율 식품인 달걀은 그 자체로도 식생활에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리방법을 통해 다양한 음식으

로 변환도 가능하다. 특히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 달걀을

이용한 디저트의 경우 1회 제공 당 필요한 달걀의 양이 달

걀을 주재료로 이용한 달걀 요리보다 많고, 다양한 메뉴를

통해 주 3~4회 제공이 가능하므로 식사를 통해서 보다 더 자

연스럽게 섭취를 늘릴 수 있다. 디저트는 보통 식사 후 제공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커피 등의 음료와 함께 가

벼운 식사 대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 다

양한 디저트 메뉴의 개발과 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학생을 포함한 1인 가정 인구의 증가는 식사의 질보

다는 식사준비에 소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편리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달걀 조리법의 다양

한 레시피 개발과 보급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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