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2022, 10(2), 37~47
https://doi.org/10.15268/ksim.2022.10.2.037

ISSN  2288-1174(Print)
ISSN  2383-9651(Online)

COVID-19시대 한국 농촌 지역 노인의 단백질 섭취가 근감소증 예방 및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  37

COVID-19시대 한국 농촌 지역 노인의 단백질 섭취가 근감소증 예방 

및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신성1 김희재2 김 영3 장얀지4 서지원1 안서현1 송 욱5,6,7ǂ 
1서울 학교 체육교육과 학생, 2광운 학교 스포츠융합과학과 교수, 3서울 학교 체육교육과 건강운동과학실 박사후 

연구원, 4홍콩중문 학교(중국 선전) 체육교육과 교수, 5서울 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6서울 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7서울 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부소장 

Effects of Protein Intake on Sarcopenia Prevention and Physical Function of the Elderly in 
a Rural Community of South Kore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Xinxing Li, MS1 Hee-Jae Kim, Ph.D2 Dae-Young Kim, Ph.D3 Yanjie Zhang, Ph.D4 Ji-Won Seo, MS1 
Seo-Hyun Ahn, BS1 Wook Song, Ph.D5,6,7ǂ

1Dept. of Physic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2Dept. of Convergence sports science, Kwangwoon University, Professor

3Health and Exercise Scien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Postdoctoral Researcher
4Physical Education Unit, Schoo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Shenzhen, 

Guangdong, China, Professor
5ǂDept. of Physic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6ǂInstitute of Sport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Adjunct Researcher
7ǂInstitute on Ag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Vice Director

 

Abstract

Purpose : We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utritional foods on sarcopenia prevention and physical function among the elderly living 
in rural commun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y providing customized nutrition.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rural community of SCC. Participants (n=24, over age 65) were randomly assigned into a 
Protein group (n=12) and a Vitamin group (n=12). The protein group was given 23 g/d of protein (whey, soybean, BCAA) for 8 weeks and 
the Vitamin group 23 g/d of vitamin (B, C, D, E and mixed minerals such as calcium, magnesium, zinc) for 8 weeks. All participants had their 
body composition such as height, weight, skeletal muscle mass, body mass index, and body fat percentage, measured using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BIA) and physical function assessed using grip strength and the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PPB).

Results : At the end of the intervention,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skeletal muscle mass (p<.01) in the Protein group (p=.002, 4.92 
%) compared to the baseline: it increased by 2.33 %. The Vitamin group had a significant increase in body fat percentage after the 
intervention (p=.001, 15.35 %) compared to the baseline: body fat percentage decreased by 4.49 %.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ft and right Grip strength/Weight, SPPB, 4-m gait speed, chair stand test, and sense of balance in both groups.

Conclusion :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8 weeks of protein intake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keletal muscle mass and body 
fat percentage. Protein intake helped promoting the health of the elderly in rural commun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t will assist 
creating a foundation for providing customized nutrition for the elderly in rural community in the future.

Key Words : COVID-19, protein intake, rural community, sarcopenia, skeletal muscle mass   
ǂ교신저자 : 송욱, songw3@snu.ac.kr

제출일 : 2022년 3월 3일 | 수정일 : 2022년 3월 31일 | 게재승인일 : 2022년 4월 8일
※ This work was supported by Sunchang Country in 2019 through the Institute on Aging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대한통합의학회지 제10권 제2호

38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10 No.2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에 비해 매우 급속

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 %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
에는 20.3 %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

망되며, 2067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46.50 %가 될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1). 심각한 고령

화로 인해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이 만 65세를 넘어서고 

있으며 한국 농업의 경쟁력 유지가 점차 힘들어지고 농

촌의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받고 있다(Ma 등, 2017). 한국

에서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환자의 진료에 

한 새로운 개념과 그 접근법이 두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근감소증이다(Won, 2020). 근감소증은 2016년 국

제 질병분류(ICD-10-CM)에 의해 코드명-M62.84로 정식 

분류되면서(Cao & Morley, 2016) 의학적 주목을 받기 시

작하였으며 신체활동 능력의 저하, 일상 생활기능 유지

에 어려움, 낙상과 골절 위험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장

기요양 시설 입소와 사망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

태이며 질병이다(Akune 등, 2014; De Buyser 등, 2016; 
Malmstrom 등, 2016; Schaap 등, 2018). 그 외에 면역기능 

감소와 폐활량 감소를 유발하고 폐렴 등 감염 발생의 위

험이 증가하며(Cosquéric 등, 2006), 또 심혈관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의 사증후군·순환기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고(Woo 등, 2015) 치매의 위험요인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oyle 등, 2009). COVID-19 
(coronavirus disease of 2019) 시 에서 노인의 일상적인 

생활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Di Renzo 등, 2020)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가 그 어느 세 보다 중요한 쟁점

이 되었다(Rowe & Kahn, 1997).
노인의 근감소증 발생 원인은 단백질 영양 불량에 의

한 근섬유 손상 및 근세포수 감소 등이 있으며 운동, 영
양 섭취 등이 근감소 발생 예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

인으로(Bloom 등, 2018; Ekiz 등, 2020; Steffl, 2017) 에너

지, 단백질 및 항산화 영양소가 근감소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므로(Chan 등, 2014; Cholewa 등, 2017; 

Morley 등, 2014; Okamura 등, 2019; Sahni 등, 2015; Ter 
Borg 등, 2016) 근육 감소와 근육 기능의 약화로 발전할 

수 있다(Makino 등, 2010). 따라서 최근에는 노년기에 영

양과 운동을 병행하여 근감소증 중재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Rondanelli 등, 2016) 신체의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에너지와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

가 있다고 하였다(Beasley 등, 2010). 
단백질 섭취량 1.0 g/㎏/day는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필

요한 최소량이라고 제시된 바 있고(Arnal 등, 1999) 단백

질 섭취량이 1.6 g/㎏/day보다 높으면 노인에서 운동 유

발 근육 비  증가가 보인다는 결론도 있으며(Campbell, 
2007) 충분한 에너지의 섭취 및 적당량의 단백질을 섭취

하는 것은 근력 감소의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등이 있다(Jang & Ryu 등, 2020). 
하지만 한국의 현재 추정 평균 단백질 요구 섭취량 및 

권장 허용량에서 일반 성인 인구의 경우 단백질 0.73 g/
㎏/day 및 0.91 g/㎏/day임과 비교해 단백질 섭취가 부족

함을 나타내고 있다(Jung 등, 2018). 또한 Kwak 등(2003)
은 농촌지역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진행한 영양에 

관련한 연구에서는 일일 단백질 섭취량이 평균 수준보

다 낮게 섭취하고 있었다고 하였으며 노인의 건강을 위

해서는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끼니마다 적정량 섭취하

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국 노인 중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1/3 가량으로 

추정되어, 상당히 많은 한국 노인들이 불충분한 단백질

섭취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Park, 2018). 한국 

노인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위주로 식사를 하며 단

백질의 섭취가 부족한 식습관을 지니고 있다(Kim, 
2013).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은 이러한 탄수화물을 

위주로 하는 식습관의 경향성이 더욱 높았으며 이는 단

백질 합성 저하로 인하여 나타나는 근기능의 저하, 근감

소증 발생의 위험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된다(Jang & 
Ryu, 2020). 사전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단백질 섭취의 부

족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도시 주민보다 영양 섭취가 결

핍한 농촌 지역 노인을 상으로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식이 단백질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아직 불충분

한 실정이다(Lee 등,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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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시  한국의 표적인 농

촌 장수지역인 전라북도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노인을 상으로 영양 섭취와 함께 신체조성과 신체기

능검사 등 근감소증 지표의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 로 전국 농촌 지역사회 주민의 맞춤형 영

양을 제공하는 기반을 만들고자 실시되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전라북도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

인 총 74명이 모집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상자에게 연

구 목적, 내용 및 절차에 하여 구두로 설명하였고 연

구 참여에 동의한 상자로 측정을 하였다. 병원 진료 

및 농번기 원인으로 9명을 제외한 65명의 노인이 사전측

정에 참여하였고, 단일맹검(single-blind)으로 단백질 영

양 팩 섭취 그룹(단백질 그룹) 22명과 비타민 영양 팩 섭

취 그룹(비타민 그룹) 25명으로 나누었다. 코로나 사유 

등의 원인으로 18명이 중도 탈락하여 총 47명이 연구 참

여를 완료하였지만, 영양 섭취 부족과 코로나의 확산이 

심각해진 이유로 23명을 제외한 총 24명(단백질 그룹 12
명, 비타민 그룹 12명)의 데이터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

었다. 모든 조사와 측정은 동일한 장소에서 실시되었고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Fig 1).

Fig 1. Study design

2. 측정 항목 및 측정 도구

1) 신체조성 측정

모든 상자는 생체 전기저항 분석기법(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BIA)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기(Inbody 
370, Biospace, Korea)를 이용하여 신장(height), 체중

(weight), 골격근량(skeletal muscle mass),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체지방률(body fat percentage)을 측정

하였다. 귀금속, 소지품 등 측정치에 오류를 범할 수 있

는 물질을 제거하고, 발바닥이 전극에 정확히 위치하도

록 하고 양손이 손잡이 전극에 잘 접촉 할 수 있도록 한 

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 중에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말을 삼가도록 하며 장비를 통하여 측

정된 결과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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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력

악력은 상지의 근력을 나타내는 표적인 간단한 측

정 방법이다. 악력계(Digital dynamometer, Takei Scientific 
Instruments Co, Japan)를 이용하여 제자리에 서서 양팔을 

몸의 측면 하지장쪽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몸을 지나치게 굽히거나 무릎을 구부려서는 안 되며 몸

의 측면 밖으로 팔이 나가지 않도록 요구하였다. 엄지손

가락은 위에서 잡고 나머지 손가락은 두 번째 마디가 아

래 손잡이에 닿도록 하였다. 좌우 교 로 두 번씩 측정

하여 이들 값의 평균을 기록하였다.

3) 신체수행력 

간편신체기능검사(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PPB)는 미국의 NIA(national institute of aging)에서 주관

한 다 기관연구 ‘Established population for epidemiologic 
studies of the elderly’에서 사용하는 객관적인 노인의 신

체기능 평가 방법이다(Guralnik 등, 1995). 균형감각, 4 m 
보행속도, 5회 의자에서 일어서기 앉기 등 3가지 항목으

로 과제마다 수행 불능 0점, 수행에 따라 1점에서 4점까

지 점수를 부여해 각 과제당 4점씩 모두 성공했을 경우 

12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1) 균형감각(balance)

일반자세(side-by-side stance)는 양발을 나란히 붙인 자

세로 유지하였다. 10초 이상 유지할 경우 1점을 부여하

였다. 반 일렬자세(semi-tandem stance)는 양발을 모은 상

태에서 평상시 주로 사용하는 발을 반쯤 내 어 양발이 

서로 겹치게 하여 유지하였다. 10초 이상 유지할 경우 1
점을 부여하였다. 일렬자세(tandem stance)는 평상시 주

로 사용하는 발의 엄지발가락에 다른 발의 뒤꿈치를 접

촉한 자세로 유지하였다. 3초 이상 유지하면 1점, 10초 

이상 유지할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2) 5회 의자에서 일어서기 앉기(chair stand)

팔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가슴 앞에 양손 팔짱을 낀 

상태로 의자에 앉아 시작하였다. 최 한 빠르게 의자에

서 일어서고 앉기를 5회 반복하는 시간을 측정하며 팔을 

사용하거나 60초 초과 시 중단하였다. 수행하지 못한 경

우 0점, 16.7초 이상은 1점, 13.7∼16.9초는 2점, 11.2∼

13.69초는 3점, 11.19초 이내의 경우는 4점을 부여하였

다.

(3) 4 m 보행속도(4 m gait speed)

4 m를 평상시 보행속도로 걸어가는 시간으로 평가하

며, 1회 측정한 시간(초)을 사용하였다. 수행하지 못한 

경우 0점, 8.7초 이상 소요되는 경우 1점, 6.21∼8.69초는 

2점, 4.83∼6.20초는 3점, 4.82초 이내로 수행한 경우 4점
을 부여하였다.

이상 모든 과정은 운동 생리학적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동일한 측정자가 사전, 사후에 측정하였다.

3. 그룹 별 영양 팩

본 연구는 사전, 사후 모두 동일한 공간에서 같은 측

정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1일 1회 1포씩 8주 동안 공복

에 영양식품을 섭취하도록 제공하였다. 단백질 영양 팩

은 유청 단백질 20 g, 두 단백질 15 g을 제공하였고 필

수아미노산(branched-chain amino acid; BCAA)은 3 g이 

포함되었다. 비타민 영양 팩은 말토덱스트린 (21 g), 마
그네슘, 칼슘, 칼륨, 나트륨, 염소 1 g, 비타민 B, C, D 혼
합 300 mg, 비타민 E 50 IU, 옥타코사놀 20 mg이 포함되

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Ver. 26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항목의 측정치는 기술통계를 사용하

여 평균±표준편차로 기술하였다. 정규성 검정은 일-표본 

Kolmogorov-wilk 검정을 이용하였고, 사전 두 그룹의 신

체적 특성에 한 동질성은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으로 확인하였다. 

모든 결과는 시기와 그룹 상호작용의 효과 검증을 위

해 이원분류 반복측정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집단과 

시기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경우 시기 간 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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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대상자 특성  

연구 상자의 나이,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변인에서 

사전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Variables
PG (n=12) VG (n=12)

t p
Mean±SD Mean±SD

Gender (M) 4 9

Gender (F) 8 3

Age (years)  75.00±6.40  70.83±4.93  .485  .088

Height (㎝) 157.34±7.74 159.92±4.47  .495  .329

Weight (㎏)  58.53±7.14  63.88±8.94  .076  .120

BMI (㎏/㎡)  23.58±1.60  24.94±3.04 2.637  .184

Mean±SD; mean±standard deviation, PG; protein group, VG; vitamin group, BMI; body mass index, M; male, F; femal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n=24)

2. 신체조성  

8주간 영양 처치 전후 두 그룹의 신체 조성을 비교 분

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체중, 체질량지수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기에 따른 주 효과가 나타났다(p<.01). 골격

근량은 집단과 시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

과가 나타났다(p<.01). 비검증 결과, 비타민 그룹에서 

골격근량은 사전과 사후 측정간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p<.01) 사후에 4.92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그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에 2.33 
% 증가하였다. 체지방률은 집단과 시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p<.001). 체지방률에

서 비타민 그룹은 사전과 사후 측정간 유의하게 증가하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t p Δ % Source F p
Mean±SD Mean±SD

Weight
(㎏)

PG (n=12) 58.53±7.14 59.42±7.08 -13.178 .009** 1.52 G  1.831 .203
T 13.456 .004**

VG (n=12) 63.87±8.94 64.31±9.01 -1.296 .221 .68 G×T   .839 .379

SMM
(kg)

PG (n=12) 20.16±3.36 20.63±2.94 -1.849  .091 2.33 G 14.075 .003**

T  3.352 .094
VG (n=12) 25.81±3.13 24.54±3.05 4.067 .002** -4.92 G×T 23.022 .001**

BFP
(%)

PG (n=12) 35.16±4.92 33.58±5.95  1.920  .081 -4.49 G  9.162 .012*

T  2.865 .119
VG (n=12) 25.74±7.22 29.69±8.06 -4.270  .001** 15.35 G×T 28.032  .001***

BMI 
(㎏/㎡)

PG (n=12) 23.58±1.60 23.87±1.80 -2.415 .034* 1.23 G  1.366  .267

T 14.038  .003**

VG (n=12) 24.94±3.04 25.14±3.14 -1.563 .146 -.80 G×T   .159  .697

G; group, T; time, G×T; interaction, SMM; skeletal muscle mass, BFP; body fat percentage, BMI; body mass index, *p<.05, **p<.01, ***p<.001

Table 2. Changes in body composition pre and post-test across two groups (n=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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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p<.01) 사후에 15.35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

백질 그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이 사후에 

4.49 % 감소하였다.

3. 신체 기능 

8주간 영양 처치 전후 두 그룹의 근감소 지표(신체 기

능)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좌우 상 악력, 간편신체기능검사, 4 m 보행속도, 5회 

의자에서 일어서기 앉기, 균형감각은 집단 및 시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측 상 악력(7.14 %), 좌측 상 악력(12.5 %), 간편신

체기능검사(0.85 %), 4 m 보행속도(-11.58 %), 5회 의자

에서 일어서기 앉기(-5.25 %), 균형감각(4.75 %)의 변인

은 사전과 비교하여 사후에는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시기에 따른 우측 상 악력(p<.01)와 좌측 상 악

력(p<.001)은 주 효과가 나타났다. 비검증 결과, 비타

민 그룹에서 좌측 상 악력(p=.045), 우측 상 악력

(p=.005)의 사전과 사후 측정간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또
한 단백질 그룹에서 좌측 및 우측 상 악력, 4 m 보행속

도의 사전과 사후 측정간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5).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t p Δ % Source F p
Mean±SD Mean±SD

GS(R)/
Weight(kg)

PG (n=12) .42±.08 .45±.84 -2.881 .015* 7.14 G 5.743 .035*

T 11.044 .007**

VG (n=12) .52±.12 .56±.12 -2.259 .045 7.69 G×T .087 .774

GS(L)/
Weight(kg)

PG (n=12) .40±.08 .45±.10 -3.026 .012* 12.50 G 5.619 .037*

T 55.887 .001***

VG (n=12) .50±.12 .55±.11 -3.536  .005** 10.00 G×T .025 .877

SPPB
(score)

PG (n=12) 10.58±2.31 10.67±2.64 -.029  .777 .85 G 2.778 .124
T 1.000 .339

VG (n=12) 11.67±.49 11.92±.29 -1.915 .082 2.14 G×T .314 .586

4GS
(sec)

PG (n=12) 5.01±3.04 4.43±2.44 2.637  .023** -11.58 G .882 .368
T 4.353 .061

VG (n=12) 3.90±.63 4.04±0.59 -.833 .422 3.59 G×T 4.625 .055

CS
(sec)

PG (n=12) 10.10±1.70 9.57±4.05 .470  .647 -5.25 G .164 .694
T .562 .471

VG (n=12) 9.76±1.08 9.20±1.37 1.013 .333 -5.74 G×T .003 .961

Balance
(score)

PG (n=12) 3.58±.67 3.75±.62 -.804  .438 4.75 G 2.538 .139
T 2.200 .166

VG (n=12) 3.83±.39 4.00±.00 -1.483 .166 4.44 G×T .000 1.000
G; group, T; time, G×T; interaction, GS; grip strength, SPPB;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4GS; 4m gait speed, CS; chair stand, 
*p<.05, **p<.01, ***p<.001

Table 3. Changes in physical function pre and post-test across two groups (n=24)

Ⅳ. 고 찰

본 연구는 COVID-19시  전라북도 순창군에 거주하

고 있는 노인을 상으로 8주간의 영양 섭취가 신체조

성, 신체기능에 관여하는 근감소증 지표 변인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 로 전국 농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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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 근감소증 질환을 가진 노인뿐만 아니라 노화 예

방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의 맞춤형 영양 프로그

램에 필요한 기반을 만들고자 진행하였다.

1. 영양 처치 전·후 신체조성의 변화

Thompson 등(2014)의 연구에서는 근육량을 보존하고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운동 후 적절한 영양소 공급

이 필수적이며 단백질과 분지 아미노산은 근육 성장 촉

진에 필요한 주요 영양성분이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Solerte 등(2008) 무작위 시험에

서 66세에서 84세 사이의 근감소증 환자 41명을 상으

로 18개월 동안 하루에 8 g의 필수아미노산을 섭취하여 

근육량이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8주간의 단백질 섭취

가 농번기 시기 농촌 지역 주민의 골격근량을 증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으며 농번기의 경우 중·고
령 농업인의 약 60.50 %가 일일 10시간 이상의 농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Kim & Kang, 2007), 영양 섭취

가 노쇠와 근감소증 병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

급하였다(Cruz-Jentoft 등, 2017). 따라서 노인의 영양 상

태에 한 일상적인 검사와 영양실조의 조기 진단은 지

역사회와 병원 환경 모두에서 필수적이다(Robinson 등, 
2018). 지역사회 여성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83.00 %의 노인이 영양 불량 군으로 확인되었으며(Kim 
& Choi, 2012), 도시 빈곤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10.40 %가 영양 불량군, 57.40 %가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나(Lee & Lee, 2018) 한국 노인의 영양 상태가 열악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COVID-19란 이유로 정부나 여

러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을 상으로 영양 지원 사

업이 체계적으로 시행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COVID-19시 , 힘든 상황에서도 순창군 지역 

자치단체와의 협업으로 1개 읍과 10개 면에 거주하는 노

인을 상자로 8주간의 영양식품을 제공하였고 코로나

로 인하여 최 한 지역 노인과의 접촉을 줄이고자 순창

군 공무원의 도움으로 택배로 영양 팩을 제공하였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식이 방법을 설명하였다. COVID-19시
, 지역 자치단체와 학 연구기관의 협업으로 공동 진

행한 노인 건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근감소를 돕고

자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

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백질 종류의 측면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iller 등(2014)은 유청 단백질이 체중감량에 효과적이

며, 체질량지수를 감소시키면서 체지방조직을 유지하거

나 혹은 증가시키고, 또한 유청 단백질을 식사 일부로 

체하거나 혹은 추가하여 섭취하였을 때 근육량은 유

지하면서 체지방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때 저항성 근

력운동을 병행할 때 제지방량은 더욱 증가한다고 하였

다(Miller 등, 2014). 반면 단백질 보충제 섭취는 골격근

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Cho & 
Jeon, 2017)가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부동

한 상이면 향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

사하며,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농번기 시기 농촌 

지역 고령 노인이었기 때문에 개선이 나타나는 것이 가

능했다고 판단된다. 고령화 시 , 농촌 지역 고령 노인을 

상으로 영양 보급이 절실한 현실에서 다양한 영양 보

급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적용하기 위하

여 평시의 생활 섭취와 영양제 보급 후의 효과를 규명하

는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2. 영양 처치 전·후 신체기능의 변화

본 연구에서 시기의 8주간 영양 섭취는 신체기능에 상

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8주간 혼합 식사 

중 단백질 1.1 g/㎏/day를 14명의 노인에게 섭취시켰으

나, 근력 및 신체 기능적인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는 Kim 등(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

고 Milne 등(2009)의 연구에서는 영양이 결핍한 노인에

게 단백질 등 보충 요법을 시행 할 경우 체중 증가와 사

망률 감소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신

체기능에 한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고 하였다. Højfeldt 
등(2020)은 일일 총단백질 섭취나 하루 동안의 분배가 

근육량, 근력 또는 신체기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자료에 따르면 하루 권장섭취량이 여성의 경우 50~55 
g/day, 남성의 경우 60~65 g/day이며 본 연구에서 농촌 

노인 상으로 권장섭취량 중 3끼 중의 1끼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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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0 g/day 이상인 섭취량을 일괄적으로 단백질을 제

공하였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평소 식단 분석을 통한 영

양 습관에 따른 차등적인 단백질을 제공하는 것도 의미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팀은 과거 순창

군과 진행했던 12주 High-speed 탄력 밴드 운동 프로그

램에서 농촌 지역 노인 근육량 증가를 제외한 근력, 신
체기능 향상을 확인하여(Son 등, 2015) 그 결과를 바탕으

로 노인들의 근감소증 및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

항성 운동과 맞춤형 영양 섭취가 동시에 중재되는 접근

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3. 제한점

본 연구는 COVID-19시  농번기로 인한 바쁜 일과, 
영양 섭취 기준 미달, 고된 일과로 인한 병원 치료의 이

유로 탈락률이 높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높은 순응도를 유도하기 위해 주 1회 안내 전화를 시행

한다면 더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COVID-19 시  한국의 표적인 농촌 장

수지역인 전라북도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노인

을 상자로 영양식품 섭취가 신체 조성 및 신체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토 로 전

국 농촌 지역사회 주민의 맞춤형 영양을 제공하는 기반

을 만들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변인 중 농촌 노인

의 근감소증 지표인 신체기능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골격근량과 체지방률이 유의하게 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8주간 영양 섭취 시스템을 지역사회 노인

을 상으로 진행한 결과 골격근량과 체지방률이 유의

한 효과를 보여 앞으로 본 연구의 영양 시스템이 구축되

어 추후 전국 농촌 지역 노인에게 보급한다면 근감소증 

예방 및 건강한 장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순창 지역에서 재배되는 항산화, 항염제증,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특산물인 과실을 혼합한 개발이 가능하

다면 산업화의 모델이 될 것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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