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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study aim was to identify changes in the nutritional status of older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and demographic charac-

teristics.

Methods: Study participants were 2,408 adults aged 65 and over who participated in the

2019–2020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To

examine changes in nutrient intake levels resulting from COVID-19, data of 2019 and of

2020 were compared. Study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household

income level to compare these changes. The changes were compared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level, age group, and household type.

Results: Percentages of recommended intakes for energy, protein, and most micronutrients

were the lowest for the low-income group of both males and females in 2020. The Mean

Adequacy Ratio (MAR) score was the lowest for the low-income group in both years. When

comparing nutrient density for 2019 and 2020 by income group, the male low-income group

experienced a decrease in nutrient densities of vitamin A, thiamine, calcium, and iron. For

the same group, a decreased percentage for energy intake from protein was noted. Fruit

intake was lowest in the low-income group for both males and females. Low-income males

had the lowest intake levels for meat, fish, eggs, and legumes in both 2019 and 2020 and

the lowest milk and milk product intake levels in 2020. Older adults living alone or single

older adults with children had lower MAR scores than those living with a spouse. Older

adults living alone experienced decreases in energy and thiamine and iron intake levels in

2020 compared to their intake levels in 2019.

Conclusions: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nutrition intake levels worsened for

older adult males in the low-income group and older adults living alone. This finding shows

the need for a more systematic nutritional support strategy for the vulnerable older adults

population in national disaster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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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이미

2000년에 총인구 중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2017년에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전환되었으며, 2026년에는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향후 노인의 건강관리가 사회경제

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2021년 노인 진료비는 2017년 대비 1.5배 증가하였고, 총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의 비율은 43.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

였다[2].

사회경제적 요인 중 소득수준은 식품선택과 개인의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3]. 남녀

노인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외식 횟수가 많았고, 에너지, 단백질, 지질 섭취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자 노인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이 높았고, 저소득군에서 고혈압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4, 5]. 또

한 대도시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노인의 영양섭취 불평등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지원정책이 필요하

고, 읍면지역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보다는 전반적인 영양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6].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는 사람 간 전파가 심화되면서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했

다[7]. 코로나19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이는 개인의 신체적, 정

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8-10].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계층 간 불평등이 두드러졌고 그 결과 실

직, 재정 상황 악화, 정신 건강 악화가 나타나므로 지원 정책이 가장 시급한 사람들을 식별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11]. 따라서 코로나19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외에도 재난에 취약한 사회 집단으로 간주되는 저

소득 및 고령자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안정적인 수입원 부족과 경제활

동의 위축으로 금융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11]. 

현재까지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식생활과 영양상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전·후 우리나라

성인 104명에 대한 Park 등[12]의 연구에서 일상 생활, 여가 활동, 사회 활동, 교육 활동을 포함하여 신체적 및 다른 의

미 있는 활동이 크게 감소했으나, 탄수화물과 무기질의 섭취를 제외하고는 영양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Kim & Chae[13]의 연구에서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비하여 주관적인 치아 건강에 대

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직장과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이 줄었고, 걷는 시간이 줄고, 수면 시간이 늘어났

다고 하였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유행으로 일상 활동 제한이 발생하면서 주로

활동하는 장소가 아닌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에 따른 체중 증가, 신체활동 감소, 가정식 및 배달식 증가 등

생활습관이 변화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14]. 이처럼 성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구소득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식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노인의 영양섭취 실태와 건강 상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1차년도(2019)와 2차년도(2020)의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

나19 전·후 가구소득에 따른 노인의 영양상태를 비교하여 향후 유사한 비상상태를 대비한 영양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

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Methods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8기(2019-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5,469명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 3,447명의 자료를 분

Ethics statement 

The informed written consent was obtained from each participant. The study protocol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2018-01-03-C-A and 2018-01-03-2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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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활용하였다. 이들 중 건강행태조사의 자료가 없거나(n = 637), 식품섭취조사의 자료가 불충분하거나(n = 375), 총

에너지 섭취량이 500 kcal 미만 또는 5,000 kcal를 초과한 대상자(n = 27)는 제외하였다. 최종 대상자는 2,408명(남

자 1,054명, 여자 1,354명)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19, 2020년에 각각 1,357명, 1,051명으로 구성되었다. 

2. 분석 내용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가구유형, 거주지역, 경제활동 여부, 흡연상태, 운동 여부에 관한 변

수를 이용하였다. 연령은 ‘65-74세, 75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은 소득 사분위 수준의 4단계를 ‘상’은 ‘상’으로, ‘중

상’과 ‘중하’를 ‘중’으로, ‘하’는 ‘하’로 분류하여 ‘상, 중, 하’의 3그룹으로 재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

졸, 대졸 이상’으로, 가구 유형은 ‘독거, 부부, 부부+자녀, 싱글+자녀, 기타’로 거주지역은 ‘도시, 농촌’으로 구분하였으며,

경제활동 여부는 ‘종사자, 비종사자’로 구분하였다. 현재 흡연상태는 ‘예, 아니오’로 운동 여부는 ‘걷기운동을 하는 경우, 전

혀 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였다. 

2) 영양소 섭취상태

연구에 활용된 영양소 및 식품 섭취량은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조사된 영양부문 원시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 영양소 섭취기준 대비 섭취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에너지 필요추정량(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EER) 및 9가지 영양소(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C,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인,

철)의 권장섭취량(recommended nutrient intake, RNI)을 사용하여 각각 섭취비율을 분석하였다[15]. 또한 영양소 섭

취의 전반적인 섭취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권장섭취량이 제시되어 있는 9가지 영양소를 대상으로 평균 영양소 적정 섭취비

(mean adequacy ratio, MAR)를 구하였다. 이때, MAR은 9개 NAR (nutrient adequacy ratio, NAR)의 평균값을 계

산하였는데, NAR은 특정 영양소의 권장섭취량에 대한 섭취량의 대한 비율로 계산하였으며, 1 이상이 될 경우 1로 간주하

였다. 에너지 평균섭취량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A, 비타민 C,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인, 나트륨, 칼륨, 철의 영양소 밀도(1,000 kcal 당 평균섭취량), 다량영양소로부터의 에너지 섭취비율을 산출하였다. 각

영양소에 대한 섭취 부족 비율은 에너지 평가 시에는 필요추정량의 75% 미만, 9가지 영양소의 평가 시에는 평균필요량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s, EAR) 미만으로 섭취한 대상자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3) 식품군별 섭취 상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섭취조사에서는 식품을 20개의 식품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제

시한 ‘곡류’, ‘고기·생선·달걀·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유제품류’, ‘유지·당류’의 총 6가지 식품군으로 재분

류하고, 양념류, 유지류, 음료·주류, 기타는 제외하였다. 6가지 식품군의 섭취 횟수는 각 식품군으로부터의 총 에너지 섭

취량을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식품군별 1회 분량의 평균 에너지 함량(곡류 300 kcal; 고기·생선·달걀·콩류 100

kcal; 채소류 15 kcal; 과일류 50 kcal; 우유·유제품류 125 kcal; 유지·당류 45 kcal)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15].

3.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민건강영

양조사는 층화집락복합표본설계를 통하여 조사한 자료이므로 가중치, 층화변수, 집락변수를 적용하여 복합표본 분석을 실

시하였고,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범주형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고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오차를 제

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의 비교를 위하여 범주형 변수는 교차분석(proc surveyfreq)을

실시하였고 소득수준 또는 가구유형에 따른 분석에서 연속형 변수는 연령을 보정하여 공분산분석(proc surveyreg)을 실

시하였다. 연도별 소득수준에 따른 분석에서는 결과값 중 유의성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 Tukey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증

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P <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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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

1. 일반적 특성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과 이후인 2020년 조사대상자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여자의 경우 2020년에 65-74세

노인의 비율이 75세 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그 외 남녀 모두에서 소득수준, 교육수준, 가구유형,

거주지역, 경제활동 여부, 흡연상태, 운동 여부의 분포는 차이가 없었다(Table1). 

2. 코로나19 유행 전·후 소득수준에 따른 영양섭취 상태 변화

1) 영양섭취기준 대비 영양소 섭취비율과 MAR의 변화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영양섭취기준 대비 에너지, 단백질 및 8가지 미량영양소의 섭취비율과 MAR의 변화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영양섭취기준 대비 영양소 섭취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2019년에 남자 노인에서, 2020년에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by sex and survey year

Characteristics

Male (n = 1,054)

P-value

Female (n = 1,354)

P-value2019

(n = 582)

2020

(n = 472)

2019

(n = 775)

2020

(n = 579)

Age (years)

 65–74 351 (62.8) 304 (66.3) 0.303 461 (54.0) 391 (62.1) 0.010

 ≥ 75 231 (37.2) 168 (33.7) 314 (46.0) 188 (37.9)

Household income

 Lowest 239 (38.0) 165 (32.6) 0.303 397 (50.8) 262 (43.3) 0.058

 Medium 189 (50.7) 247 (53.2) 323 (42.0) 262 (46.0)

 Highest 54 (11.3) 60 (14.2) 55 (57.2) 55 (10.7)

Education level

 ≤ Elementary school 232 (36.3) 165 (34.7) 0.972 528 (67.2) 365 (61.7) 0.376

 Middle school 108 (18.8) 93 (18.6) 111 (14.1) 102 (18.1)

 High school 152 (27.8) 128 (28.7) 100 (13.5) 82 (14.7)

 ≥ College 90 (17.0) 86 (17.9) 36 (55.2) 30 (55.5)

Family type

 Living alone 80 (12.0) 73 (13.8) 0.539 244 (27.6) 173 (26.7) 0.810

 With spouse 365 (58.3) 292 (57.9) 293 (34.3) 235 (37.7)

 With spouse & children 70 (16.6) 49 (13.2) 46 (57.0) 36 (57.8)

 Single with children 8 (51.6) 5 (51.1) 51 (58.9) 37 (58.0)

 Other 59 (11.4) 53 (14.0) 141 (22.2) 98 (19.9)

Residential area

 Urban 415 (74.3) 344 (78.9) 0.521 554 (74.7) 427 (78.1) 0.614

 Rural 167 (25.7) 128 (21.1) 221 (25.3) 152 (21.9)

Employment

 Employed 235 (40.1) 206 (44.5) 0.330 234 (30.1) 190 (31.0) 0.800

 Unemployed 347 (59.4) 266 (55.5) 541 (69.9) 389 (69.0)

Current smoking 

 Yes 107 (19.1) 86 (19.1) 0.995 22 (53.1) 18 (53.2) 0.944

 No 475 (80.9) 386 (80.9) 753 (96.9) 561 (96.8)

Regular excercise (walking)

 Yes 460 (81.6) 373 (80.7) 0.776 578 (75.6) 448 (77.8) 0.477

 No 122 (18.4) 99 (19.3) 197 (24.4) 131 (22.2)

n (%)
P-value by 2 test in complex sample survey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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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노인 모두에서 저소득군의 에너지 및 단백질의 섭취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저소득군의 에너지 섭취량은

2019년, 2020년에 각각 필요추정량의 86.0%, 84.4%에 불과하였고 여자 저소득군의 경우에도 2019년에 필요추정량

의 85.8%, 2020년의 경우 82.6% 수준이었다. 2020년에는 대부분의 영양소에서 소득수준 간 차이를 보이고 저소득군

의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비율이 낮았으며 특히 남자 저소득군의 비타민 A의 섭취비율은 권장섭취량의 35.3%에 불과하였

다. 또한, 2019년과 2020년 남녀 모두에서 저소득군의 MAR 점수가 낮았다. 

2019년과 2020년의 영양소 섭취수준을 비교한 결과 남자 노인 전체에서는 티아민의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비율이 감소

하고 여자 노인에서는 리보플라빈의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비율이 증가하였으나 그 외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수준

별로 살펴보았을 때 에너지 섭취비율은 남녀 모든 소득군에서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자 고소득군의 경우

에너지 섭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남자 저소득군은 2020년에 비타민 A (P < 0.05), 티아민(P < 0.05), 칼슘

(P < 0.05)의 섭취비율이 감소하고, 단백질과 철의 섭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여자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

타나지 않았고 여자 중소득군에서는 리보플라빈(P < 0.05), 칼슘(P < 0.01), 고소득군에서는 단백질(P < 0.01), 비타민

A (P < 0.05), 티아민(P < 0.01), 나이아신(P < 0.01), 인(P < 0.05) 등의 섭취비율이 2020년에 오히려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영양소의 전반적인 섭취상태를 평가하는 MAR을 소득수준에 따라 비교한 결과, 저소득군 남자에서 2020

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일일 에너지 섭취량과 영양소 밀도의 변화

2019년과 2020년의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1,000 kcal 당 영양밀도 및 에너지 섭취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

에 나타내었다. 남자 노인에서는 2019년, 2020년 모두 저소득군의 에너지 섭취량과 지방 영양밀도 및 지방의 에너지 섭

취비율이 낮았으며, 탄수화물의 영양밀도와 탄수화물의 에너지 섭취비율이 높았다(P < 0.05). 또한 2019년에는 소득수

준별 단백질 영양밀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20년에는 저소득군이 다른 소득군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여자 노인도 유사한 경향이나 에너지 섭취량은 2019년에는 소득수준별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고, 2020년에는 소득수준별 에너지 섭취량의 차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1). 그 외에도 남자

노인에서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소득수준별 영양밀도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 2020년 저소득군의 식이섬유, 비

타민 A, 리보플라빈, 칼슘, 인, 칼륨, 철의 영양밀도가 다른 소득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5).

여자 노인의 경우에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남자 노인에서와 같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2019년과 2020년 남녀 노인의 영양밀도를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후인 2020년에 남자 노인에서는 티아민(P <

0.001), 철(P < 0.05)의 에너지 대비 영양밀도가 감소하였으나 칼륨(P < 0.05)의 영양밀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반면, 여자 노인에서는 탄수화물(P < 0.01) 영양밀도가 다소 감소하였고, 식이섬유(P < 0.01), 리보플라빈

(P < 0.01), 칼륨(P < 0.01)의 영양밀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의 영양밀도의 변화는 남자 노인에서 소득수준 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저소득군에서는 2019

년에 비해 2020년에 비타민 A (P < 0.05), 티아민(P < 0.01), 칼슘(P < 0.05), 철(P < 0.05)의 영양밀도가 감소하였

고, 단백질 에너지 섭취비율도 14.7%에서 13.7%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5). 또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나 단백질 영양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소득군 및 여자 노인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는

데, 남자 노인 중 고소득군에서는 식이섬유와 칼륨(P < 0.01), 여자 노인 중 저소득군에서는 식이섬유(P < 0.01), 리보플

라빈(P < 0.05), 칼륨(P < 0.01), 고소득군에서는 비타민 A (P < 0.05) 등 일부 영양소의 영양밀도가 오히려 증가하였다. 

3)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 대상자 비율의 변화

Fig. 1에는 9가지 영양소별 평균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한 대상자의 비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남자 노인 중 저소득군에서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비타민 A (P < 0.01), 티아민(P < 0.05), 칼슘(P < 0.05)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고소득군에서는 에너지(P < 0.01)의 섭취 부족 비율만 유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 남자 저소득군의 약 90%가 비타민 A를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고, 약 85%가 비타민

C를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으며, 저소득군의 약 50% 이상이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을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다.

여자 노인의 고소득군에서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비타민 A (P < 0.05)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낮

았고, 다른 영양소들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anges in nutritional status of older adults during COVID-19 Pandemic

https://kjcn.or.kr/ 308

Ta
b

le
 3

. 
C

h
a

n
g

e
s 

in
 e

n
e

rg
y 

in
ta

ke
 a

n
d

 n
u
tr
ie

n
t 
d

e
n
si
ty

 

o
f 
K
o

re
a

n
 o

ld
e

r 
a

d
u
lts

 d
u
rin

g
 C

O
V
ID

-1
9
 p

a
n
d

e
m

ic
 b

y 
in

c
o

m
e

 le
ve

l

C
h
a

ra
c
te

ris
tic

s

M
a

le
 (n

 =
 1

,0
5
4
)

Lo
w

 in
c
o
m

e

P
-v

a
lu

e
1
)

M
id

d
le

 in
c
o
m

e

P
-v

a
lu

e

H
ig

h
 in

c
o
m

e
 

P
-v

a
lu

e

To
ta

l

P
-v

a
lu

e
2
0
1
9
2
)

P
-v

a
lu

e
2
0
2
0
3
)

P
-v

a
lu

e
2
0
1
9

(n
 =

 2
3
9
)

2
0
2
0

(n
 =

 1
6
5
)

2
0
1
9

(n
 =

 2
8
9
)

2
0
2
0

(n
 =

 2
4
7
)

2
0
1
9

(n
 =

 5
4
)

2
0
2
0

(n
 =

 6
0
)

2
0
1
9

(n
 =

 5
8
2
)

2
0
2
0

(n
 =

 4
7
2
)

To
ta

l e
n
e
rg

y 
(k

c
a

l/d
a

y)
1
,6

7
4
.8

0
 ±

 3
8
.2

0
a

1
,6

4
4
.0

0
 ±

 5
8
.5

0
a

0
.6

8
2

1
,8

6
8
.3

0
 ±

 4
3
.8

0
b

1
,8

8
1
.4

0
 ±

 5
1
.2

0
b

0
.9

9
4

2
,0

5
2
.8

0
 ±

 1
1
0
.7

0
b

1
,8

3
6
.5

0
 ±

6
 8

1
.5

0
a
b

0
.1

0
9

1
,8

1
5
.6

0
 ±

 3
1
.2

0
1
,7

9
7
.7

0
 ±

 3
6
.9

0
0
.5

7
3

0
.0

1
4

0
.0

2
6

C
a

rb
o
h
yd

ra
te

 (g
/1

,0
0
0
 k

c
a

l)
1
,1

6
8
.4

0
 ±

6
 2

.5
0
a

1
,1

7
2
.4

0
 ±

 6
2
.4

0
0
.2

7
5

1
,1

6
3
.8

0
 ±

 6
2
.2

0
a

1
,1

6
3
.0

0
 ±

 6
2
.9

0
0
.8

6
3

1
,1

5
2
.2

0
 ±

 6
6
3
.9

0
b

1
,1

6
1
.3

0
 ±

 6
6
4
.9

0
0
.1

4
6

1
,1

6
4
.2

0
 ±

 6
1
.6

0
1
,1

6
5
.8

0
 ±

 6
2
.0

0
0
.4

7
5

0
.0

1
7

0
.0

4
3

Fa
t (

g
/1

,0
0
0
 k

c
a

l)
6
1
,1

5
.7

0
 ±

6
 0

.6
0
a

6
1
,1

5
.6

0
 ±

 6
0
.7

0
a

0
.9

1
4

6
1
,1

8
.5

0
 ±

 6
0
.5

0
b

6
1
,1

9
.9

0
 ±

 6
0
.9

0
b

0
.2

3
1

6
1
,2

1
.3

0
 ±

 6
6
0
.9

0
c

6
1
,1

9
.9

0
 ±

 6
6
1
.5

0
b

0
.4

5
3

6
1
,1

7
.8

0
 ±

6
 0

.4
0

6
1
,1

8
.5

0
 ±

 6
0
.6

0
0
.4

3
0

<
 0

.0
0
1

<
 0

.0
0
1

Pr
o
te

in
 (g

/1
,0

0
0
 k

c
a

l)
6
1
,3

4
.7

0
 ±

6
 0

.7
0

6
1
,3

2
.9

0
 ±

 6
0
.7

0
a

0
.0

6
7

6
1
,3

5
.2

0
 ±

6
 0

.6
0

6
1
,3

5
.2

0
 ±

6
 0

.9
0
b

0
.9

8
0

6
1
,3

7
.1

0
 ±

 6
6
0
.9

0
6
1
,3

7
.3

0
 ±

 6
6
1
.3

0
b

0
.9

4
5

6
1
,3

5
.2

0
 ±

 6
0
.4

0
6
1
,3

4
.7

0
 ±

 6
0
.4

0
0
.4

3
1

0
.6

6
2

0
.0

0
5

Fi
b

e
r (

g
/1

,0
0
0
 k

c
a

l)
6
1
,1

5
.1

0
 ±

6
 0

.4
0

6
1
,1

4
.8

0
 ±

6
 0

.5
0
a

0
.6

6
8

6
1
,1

5
.2

0
 ±

6
 0

.4
0

6
1
,1

5
.8

0
 ±

 6
0
.4

0
a
b

0
.2

8
9

6
1
,1

4
.2

0
 ±

 6
6
0
.7

0
6
1
,1

7
.0

0
 ±

6
6
 0

.8
0
b

0
.0

0
8

6
1
,1

5
.1

0
 ±

 6
0
.3

0
6
1
,1

5
.6

0
 ±

6
 0

.3
0

0
.1

9
3

0
.5

5
9

0
.0

2
1

V
ita

m
in

 A
 (

g
R
A
E/

1
,0

0
0
 k

c
a

l)
1
,1

8
9
.4

0
 ±

 1
4
.3

0
1
,1

5
0
.5

0
 ±

 6
8
.7

0
a

0
.0

2
3

1
,1

9
8
.3

0
 ±

 1
6
.5

0
1
,2

1
0
.6

0
 ±

 1
2
.7

0
b

0
.5

6
8

1
,1

7
9
.0

0
 ±

6
 1

4
.6

0
1
,2

2
3
.6

0
 ±

6
 2

4
.6

0
b

0
.1

2
5

1
,1

9
2
.7

0
 ±

 1
0
.3

0
1
,1

9
2
.9

0
 ±

 6
7
.7

0
0
.9

7
2

0
.5

7
8

<
 0

.0
0
1

V
ita

m
in

 C
 (m

g
/1

,0
0
0
 k

c
a

l)
6
1
,3

0
.6

0
 ±

6
 1

.9
0

6
1
,3

1
.2

0
 ±

6
 4

.6
0

0
.9

0
0

6
1
,3

7
.2

0
 ±

6
 2

.7
0

6
1
,3

5
.5

0
 ±

 6
2
.9

0
0
.6

9
8

6
1
,2

9
.9

0
 ±

 6
6
3
.5

0
6
1
,4

1
.3

0
 ±

6
6
 5

.0
0

0
.0

7
1

6
1
,3

3
.9

0
 ±

6
 1

.6
0

6
1
,3

4
.9

0
 ±

 6
2
.2

0
0
.7

1
2

0
.0

8
5

0
.4

2
3

Th
ia

m
in

 (m
g

/1
,0

0
0
 k

c
a

l)
6
6
1
,0

.7
5
 ±

 6
0
.0

1
6
6
1
,0

.6
8
 ±

 6
0
.0

1
0
.0

0
7

6
6
1
,0

.7
3
 ±

6
 0

.0
1

6
6
1
,0

.6
5
 ±

 6
0
.0

1
0
.0

0
1

6
6
1
,0

.6
6
 ±

 6
6
0
.0

3
6
6
1
,0

.6
9
 ±

 6
6
0
.0

2
0
.5

5
0

6
6
1
,0

.7
3
 ±

 6
0
.0

1
6
6
1
,0

.6
7
 ±

 6
0
.0

1
<

 0
.0

0
1

0
.0

7
8

0
.2

6
0

R
ib

o
fla

vi
n
 (m

g
/1

,0
0
0
 k

c
a

l)
6
6
1
,0

.7
1
 ±

6
 0

.0
2

6
6
1
,0

.7
4
 ±

 6
0
.0

3
a

0
.3

5
7

6
6
1
,0

.7
9
 ±

 6
0
.0

2
6
6
1
,0

.8
2
 ±

 6
0
.0

2
a
b

0
.2

7
0

6
6
1
,0

.8
4
 ±

 6
6
0
.0

4
6
6
1
,0

.8
7
 ±

6
6
 0

.0
4
b

0
.6

7
7

6
6
1
,0

.7
6
 ±

 6
0
.0

1
6
6
1
,0

.8
0
 ±

 6
0
.0

1
0
.1

2
7

0
.0

5
8

0
.0

3
7

N
ia

c
in

 (m
g

N
E/

1
,0

0
0
 k

c
a

l)
6
6
1
,6

.4
0
 ±

 6
0
.1

7
6
6
1
,6

.0
6
 ±

 6
0
.1

6
0
.1

5
8

6
6
1
,6

.6
0
 ±

 6
0
.1

7
6
6
1
,6

.3
9
 ±

6
 0

.1
2

0
.3

0
5

6
6
1
,6

.0
9
 ±

 6
6
0
.2

7
6
6
1
,6

.4
3
 ±

6
6
 0

.2
5

0
.3

7
0

6
6
1
,6

.4
7
 ±

 6
0
.1

1
6
6
1
,6

.2
9
 ±

 6
0
.0

9
0
.2

1
0

0
.3

8
2

0
.5

1
0

C
a

lc
iu

m
 (m

g
/1

,0
0
0
 k

c
a

l)
1
,2

9
5
.8

0
 ±

 1
2
.8

0
1
,2

5
3
.6

0
 ±

 1
0
.5

0
a

0
.0

1
1

1
,2

9
5
.6

0
 ±

 1
0
.2

0
1
,2

8
6
.2

0
 ±

 6
9
.3

0
b

0
.5

0
4

1
,2

9
7
.3

0
 ±

 6
2
0
.2

0
1
,3

1
6
.3

0
 ±

6
 1

5
.9

0
b

0
.4

6
5

1
,2

9
5
.9

0
 ±

6
 8

.0
0

1
,2

7
9
.8

0
 ±

 6
7
.1

0
0
.1

3
5

0
.9

9
0

<
 0

.0
0
1

Ph
o
sp

h
o
ru

s 
(m

g
/1

,0
0
0
 k

c
a

l)
1
,5

5
4
.2

0
 ±

 1
0
.7

0
1
,5

3
1
.4

0
 ±

 1
1
.1

0
a

0
.1

4
1

1
,5

7
1
.3

0
 ±

 6
8
.8

0
1
,5

6
3
.3

0
 ±

 6
9
.3

0
a
b

0
.5

5
5

1
,5

8
2
.5

0
 ±

 6
2
5
.8

0
1
,6

0
4
.1

0
 ±

6
 1

7
.6

0
b

0
.4

8
0

1
,5

6
6
.0

0
 ±

 6
6
.8

0
1
,5

5
8
.7

0
 ±

 6
6
.8

0
0
.4

3
8

0
.3

6
1

<
 0

.0
0
1

So
d

iu
m

 (m
g

/1
,0

0
0
 k

c
a

l)
1
,9

7
0
.2

0
 ±

 6
2
.1

0
1
,9

3
6
.1

0
 ±

 6
9
.5

0
0
.7

0
9

1
,8

4
2
.9

0
 ±

 4
9
.2

0
1
,8

7
5
.9

0
 ±

 4
4
.3

0
0
.6

5
6

1
,9

0
7
.0

0
 ±

 1
0
2
.2

0
1
,7

7
9
.1

0
 ±

 1
2
0
.7

0
0
.4

0
0

1
,8

9
8
.5

0
 ±

 3
6
.7

0
1
,8

8
1
.8

0
 ±

 3
3
.0

0
0
.7

5
6

0
.1

6
9

0
.8

0
1

Po
ta

ss
iu

m
 (m

g
/1

,0
0
0
 k

c
a

l)
1
,5

5
2
.8

0
 ±

 4
4
.8

0
1
,5

8
1
.3

0
 ±

 4
3
.2

0
a

0
.6

4
6

1
,5

9
2
.8

0
 ±

 3
4
.9

0
1
,6

7
6
.8

0
 ±

 3
1
.9

0
a
b

0
.0

6
2

1
,5

6
3
.0

0
 ±

 6
6
8
.0

0
1
,7

8
9
.1

0
 ±

6
 5

2
.7

0
b

0
.0

0
8

1
,5

7
4
.2

0
 ±

 2
7
.2

0
1
,6

6
1
.6

0
 ±

 2
4
.4

0
0
.0

1
7

0
.7

6
3

0
.0

0
1

Iro
n
 (m

g
/1

,0
0
0
 k

c
a

l)
6
6
1
,6

.7
7
 ±

6
 0

.1
9

6
6
1
,6

.0
9
 ±

6
 0

.2
2
a

0
.0

2
2

6
6
1
,7

.0
4
 ±

 6
0
.2

4
6
6
1
,6

.4
8
 ±

 6
0
.2

0
a
b

0
.0

6
4

6
6
1
,6

.5
8
 ±

 6
6
0
.3

3
6
6
1
,7

.1
7
 ±

 6
6
0
.3

4
b

0
.2

1
4

6
6
1
,6

.8
9
 ±

 6
0
.1

4
6
6
1
,6

.4
5
 ±

 6
0
.1

4
0
.0

3
0

0
.4

7
2

0
.0

1
6

%
 E

n
e
rg

y 
fro

m
 c

a
rb

o
h
yd

ra
te

6
1
,7

0
.3

0
 ±

6
 0

.7
0
a

6
1
,7

1
.6

0
 ±

 6
0
.9

0
a

0
.3

2
0

6
1
,6

7
.7

0
 ±

6
 0

.6
0
b

6
1
,6

6
.8

0
 ±

6
 1

.0
0
b

0
.4

8
3

6
1
,6

3
.9

0
 ±

 6
6
1
.2

0
c

6
1
,6

6
.0

0
 ±

6
6
 1

.7
0
b

0
.3

4
1

6
1
,6

8
.3

0
 ±

 6
0
.5

0
6
1
,6

8
.2

0
 ±

 6
0
.7

0
0
.9

6
3

0
.0

0
1

<
 0

.0
0
1

%
 E

n
e
rg

y 
fro

m
 fa

t
6
1
,1

4
.9

0
 ±

 6
0
.6

0
a

6
1
,1

4
.6

0
 ±

6
 0

.7
0
a

0
.7

9
7

6
1
,1

7
.4

0
 ±

 6
0
.5

0
b

6
1
,1

8
.6

0
 ±

6
 0

.9
0
b

0
.3

0
3

6
1
,2

0
.3

0
 ±

 6
6
0
.9

0
c

6
1
,1

8
.4

0
 ±

6
6
 1

.4
0
b

0
.2

6
8

6
1
,1

6
.8

0
 ±

 6
0
.3

0
6
1
,1

7
.2

0
 ±

 6
0
.6

0
0
.6

0
7

<
 0

.0
0
1

<
 0

.0
0
1

%
 E

n
e
rg

y 
fro

m
 p

ro
te

in
6
1
,1

4
.7

0
 ±

6
 0

.3
0

6
1
,1

3
.7

0
 ±

6
 0

.2
0
a

0
.0

2
3

6
1
,1

4
.7

0
 ±

 6
0
.2

0
6
1
,1

4
.5

0
 ±

6
 0

.2
0
a
b

0
.5

8
1

6
1
,1

5
.6

0
 ±

6
6
 0

.7
0

6
1
,1

5
.5

0
 ±

6
6
 0

.6
0
b

0
.8

8
8

6
1
,1

4
.8

0
 ±

 6
0
.2

0
6
1
,1

4
.4

0
 ±

 6
0
.1

0
0
.1

3
8

0
.6

7
2

0
.0

1
9

C
h
a

ra
c
te

ris
tic

s

 F
e
m

a
le

 (n
 =

 1
,3

5
4
)

Lo
w

 in
c
o
m

e

P
-v

a
lu

e

M
id

d
le

 in
c
o
m

e

P
-v

a
lu

e

H
ig

h
 in

c
o
m

e
 

P
-v

a
lu

e

To
ta

l

P
-v

a
lu

e
2
0
1
9

P
-v

a
lu

e
2
0
2
0

P
-v

a
lu

e
2
0
1
9

(n
 =

 3
9
7
)

2
0
2
0

(n
 =

 2
6
2
)

2
0
1
9

(n
 =

 3
2
3
)

2
0
2
0

(n
 =

 2
6
2
)

2
0
1
9

(n
 =

 5
5
)

2
0
2
0

(n
 =

 5
5
)

2
0
1
9

(n
 =

 7
7
5
)

2
0
2
0

(n
 =

 5
7
9
)

To
ta

l e
n
e
rg

y 
(k

c
a

l/d
a

y)
1
,3

2
3
.6

0
 ±

 2
9
.6

0
1
,2

8
2
.5

0
 ±

 3
6
.9

0
a

0
.2

7
3

1
,3

9
7
.5

0
 ±

 2
7
.3

0
1
,4

5
8
.8

0
 ±

 4
3
.0

0
b

0
.3

0
2

1
,4

4
3
.4

0
 ±

 6
6
0
.2

0
1
,6

1
5
.1

0
 ±

 6
6
9
.8

0
b

0
.0

6
7

1
,3

6
3
.2

0
 ±

 2
0
.7

0
1
,3

9
9
.2

0
 ±

 2
7
.8

0
0
.5

2
2

0
.4

6
6

0
.0

0
2

C
a

rb
o
h
yd

ra
te

 (g
/1

,0
0
0
 k

c
a

l)
1
,1

7
9
.3

0
 ±

 6
1
.4

0
a

1
,1

7
7
.8

0
 ±

6
 1

.8
0
a

0
.6

5
1

1
,1

7
2
.5

0
 ±

 6
1
.9

0
b

1
,1

7
0
.4

0
 ±

6
 1

.7
0
b

0
.4

3
9

1
,1

7
3
.8

0
 ±

6
6
 3

.7
0
a
b

1
,1

6
4
.2

0
 ±

6
6
 3

.3
0
b

0
.0

6
7

1
,1

7
6
.1

0
 ±

6
 1

.2
0

1
,1

7
3
.0

0
 ±

 6
1
.3

0
0
.0

0
1

0
.0

2
4

0
.0

0
4

Fa
t (

g
/1

,0
0
0
 k

c
a

l)
6
1
,1

5
.6

0
 ±

6
 0

.5
0

6
1
,1

6
.6

0
 ±

6
 0

.6
0
a

0
.3

2
6

6
1
,1

8
.7

0
 ±

6
 0

.6
0

6
1
,1

9
.3

0
 ±

6
 0

.6
0
b

0
.4

8
9

6
1
,1

8
.8

0
 ±

 6
6
1
.3

0
6
1
,2

1
.1

0
 ±

6
6
 1

.5
0
b

0
.2

8
9

6
1
,1

7
.2

0
 ±

6
 0

.4
0

6
1
,1

8
.3

0
 ±

 6
0
.4

0
0
.1

2
9

<
 0

.0
0
1

0
.0

2
1

Pr
o
te

in
 (g

/1
,0

0
0
 k

c
a

l)
6
1
,3

3
.1

0
 ±

 6
0
.4

0
6
1
,3

2
.4

0
 ±

6
 0

.6
0

0
.3

1
6

6
1
,3

4
.3

0
 ±

 6
0
.6

0
6
1
,3

5
.1

0
 ±

 6
0
.5

0
0
.3

2
0

6
1
,3

2
.8

0
 ±

 6
6
1
.0

0
6
1
,3

6
.0

0
 ±

 6
6
1
.4

0
0
.0

8
8

6
1
,3

3
.6

0
 ±

 6
0
.3

0
6
1
,3

4
.0

0
 ±

 6
0
.4

0
0
.5

3
6

0
.4

2
6

0
.0

0
2

Fi
b

e
r (

g
/1

,0
0
0
 k

c
a

l)
6
1
,1

5
.2

0
 ±

 6
0
.3

0
a

6
1
,1

7
.0

0
 ±

6
 0

.4
0

0
.0

0
4

6
1
,1

7
.2

0
 ±

6
 0

.4
0
b

6
1
,1

8
.3

0
 ±

6
 0

.5
0

0
.1

0
9

6
1
,1

7
.1

0
 ±

 6
6
0
.8

0
a
b

6
1
,1

7
.3

0
 ±

 6
6
1
.0

0
0
.8

7
2

6
1
,1

6
.2

0
 ±

 6
0
.2

0
6
1
,1

7
.7

0
 ±

 6
0
.3

0
0
.0

0
3

0
.0

3
1

0
.1

4
6

V
ita

m
in

 A
 (

g
R
A
E/

1
,0

0
0
 k

c
a

l)
1
,2

1
0
.5

0
 ±

 1
2
.9

0
a
b

1
,2

0
5
.8

0
 ±

 1
8
.9

0
0
.7

7
0

1
,2

2
8
.1

0
 ±

 1
6
.6

0
a

1
,2

4
7
.5

0
 ±

 1
6
.5

0
0
.4

7
7

1
,1

7
7
.1

0
 ±

 6
1
5
.3

0
b

1
,2

3
8
.2

0
 ±

6
 2

6
.3

0
0
.0

4
7

1
,2

1
5
.5

0
 ±

 1
0
.3

0
1
,2

2
8
.5

0
 ±

 1
1
.4

0
0
.4

9
6

0
.0

2
7

0
.4

9
9

V
ita

m
in

 C
 (m

g
/1

,0
0
0
 k

c
a

l)
6
1
,3

8
.1

0
 ±

6
 1

.8
0
a

6
1
,3

9
.0

0
 ±

6
 3

.9
0

0
.8

9
0

6
1
,4

9
.9

0
 ±

6
 3

.8
0
b

6
1
,4

9
.3

0
 ±

6
 4

.3
0

0
.8

4
9

6
1
,4

5
.4

0
 ±

6
6
 5

.2
0
a
b

6
1
,4

8
.7

0
 ±

 6
6
4
.9

0
0
.6

5
8

6
1
,4

3
.6

0
 ±

 0
2
.0

0
6
1
,4

4
.8

0
 ±

 6
2
.5

0
0
.8

9
1

0
.0

2
3

0
.3

3
7

Th
ia

m
in

 (m
g

/1
,0

0
0
 k

c
a

l)
6
6
1
,0

.7
3
 ±

 6
0
.0

1
a

6
6
1
,0

.7
3
 ±

6
 0

.0
2

0
.8

4
9

6
6
1
,0

.7
2
 ±

6
 0

.0
1
a
b

6
6
1
,0

.7
1
 ±

6
 0

.0
1

0
.6

5
6

6
6
1
,0

.6
4
 ±

 6
6
0
.0

3
b

6
6
1
,0

.6
9
 ±

 6
6
0
.0

4
0
.3

8
5

6
6
1
,0

.7
2
 ±

 0
0
.0

1
6
6
1
,0

.7
1
 ±

 6
0
.0

1
0
.7

6
0

0
.0

2
3

0
.6

6
6

R
ib

o
fla

vi
n
 (m

g
/1

,0
0
0
 k

c
a

l)
6
6
1
,0

.7
1
 ±

 6
0
.0

2
a

6
6
1
,0

.7
9
 ±

 6
0
.0

2
0
.0

4
9

6
6
1
,0

.8
0
 ±

6
 0

.0
2
b

6
6
1
,0

.8
7
 ±

 6
0
.0

2
0
.0

5
4

6
6
1
,0

.7
4
 ±

 6
6
0
.0

4
a
b

6
6
1
,0

.8
3
 ±

 6
6
0
.0

4
0
.2

0
0

6
6
1
,0

.7
5
 ±

 0
0
.0

1
6
6
1
,0

.8
3
 ±

 6
0
.0

1
0
.0

0
2

0
.0

2
2

0
.2

4
1

N
ia

c
in

 (m
g

N
E/

1
,0

0
0
 k

c
a

l)
6
6
1
,6

.0
3
 ±

 6
0
.1

2
a

6
6
1
,6

.1
9
 ±

6
 0

.1
6

0
.5

1
1

6
6
1
,6

.7
0
 ±

 6
0
.1

9
b

6
6
1
,6

.2
6
 ±

6
 0

.1
4

0
.0

3
0

6
6
1
,6

.1
6
 ±

 6
6
0
.2

6
a
b

6
6
1
,6

.6
2
 ±

 6
6
0
.3

6
0
.3

1
0

6
6
1
,6

.3
5
 ±

 0
0
.1

0
6
6
1
,6

.2
7
 ±

 6
0
.1

0
0
.4

4
3

0
.0

1
7

0
.6

2
6

C
a

lc
iu

m
 (m

g
/1

,0
0
0
 k

c
a

l)
1
,2

8
8
.3

0
 ±

6
 9

.8
0

1
,2

9
2
.2

0
 ±

 1
0
.5

0
0
.8

7
2

1
,3

1
8
.7

0
 ±

 1
0
.8

0
1
,3

2
3
.9

0
 ±

 1
1
.0

0
0
.7

8
7

1
,2

9
9
.7

0
 ±

 6
2
0
.5

0
1
,3

1
7
.3

0
 ±

 6
1
9
.9

0
0
.5

7
2

1
,3

0
1
.9

0
 ±

 0
7
.3

0
1
,3

0
9
.5

0
 ±

6
 7

.1
0

0
.6

1
3

0
.1

9
9

0
.2

5
5

Ph
o
sp

h
o
ru

s 
(m

g
/1

,0
0
0
 k

c
a

l)
1
,5

4
5
.3

0
 ±

6
 7

.9
0

1
,5

5
1
.7

0
 ±

 6
8
.6

0
a

0
.4

8
0

1
,5

8
1
.0

0
 ±

 6
9
.1

0
1
,5

8
8
.5

0
 ±

 6
8
.0

0
b

0
.5

7
8

1
,5

6
8
.4

0
 ±

 6
2
2
.0

0
1
,6

0
4
.4

0
 ±

 6
1
8
.9

0
b

0
.2

4
8

1
,5

6
2
.0

0
 ±

 0
6
.0

0
1
,5

7
4
.3

0
 ±

6
 5

.7
0

0
.2

3
4

0
.0

6
6

0
.0

0
1

So
d

iu
m

 (m
g

/1
,0

0
0
 k

c
a

l)
1
,7

1
1
.8

0
 ±

 4
9
.6

0
a
b

1
,7

9
4
.0

0
 ±

 5
9
.2

0
0
.2

8
5

1
,8

0
3
.0

0
 ±

 6
2
.0

0
a

1
,7

4
8
.8

0
 ±

 4
7
.8

0
0
.4

8
7

1
,4

9
6
.9

0
 ±

 6
8
5
.9

0
b

1
,6

4
5
.9

0
 ±

 1
1
3
.9

0
0
.3

0
1

1
,7

3
4
.6

0
 ±

 4
0
.8

0
1
,7

5
7
.3

0
 ±

 3
5
.9

0
0
.6

6
1

0
.0

1
0

0
.6

8
9

Po
ta

ss
iu

m
 (m

g
/1

,0
0
0
 k

c
a

l)
1
,5

9
5
.7

0
 ±

 3
0
.5

0
1
,7

2
2
.6

0
 ±

 3
2
.2

0
0
.0

0
8

1
,7

4
5
.8

0
 ±

 4
2
.2

0
1
,8

4
9
.8

0
 ±

 3
8
.3

0
0
.0

9
7

1
,6

8
7
.8

0
 ±

 6
7
3
.8

0
1
,7

7
5
.6

0
 ±

 6
5
9
.4

0
0
.3

6
1

1
,6

6
5
.3

0
 ±

 2
7
.5

0
1
,7

8
6
.9

0
 ±

 2
2
.7

0
0
.0

0
2

0
.1

0
3

0
.0

5
1

Iro
n
 (m

g
/1

,0
0
0
 k

c
a

l)
6
6
1
,6

.5
8
 ±

 6
0
.1

4
6
6
1
,6

.5
5
 ±

6
 0

.2
4

0
.8

7
5

6
6
1
,6

.7
7
 ±

 6
0
.1

5
6
6
1
,7

.1
1
 ±

 6
0
.2

1
0
.2

1
7

6
6
1
,6

.1
1
 ±

 6
6
0
.2

0
6
6
1
,6

.0
2
 ±

 6
6
0
.4

2
0
.8

6
4

6
6
1
,6

.6
3
 ±

 0
0
.0

9
6
6
1
,6

.7
5
 ±

 6
0
.1

5
0
.5

7
7

0
.0

6
4

0
.0

2
0

%
 E

n
e
rg

y 
fro

m
 c

a
rb

o
h
yd

ra
te

6
1
,7

2
.3

0
 ±

 6
0
.5

0
a

6
1
,7

1
.7

0
 ±

 6
0
.7

0
a

0
.6

2
2

6
1
,6

9
.2

0
 ±

 6
0
.7

0
b

6
1
,6

8
.3

0
 ±

 6
0
.6

0
b

0
.4

0
0

6
1
,6

9
.7

0
 ±

6
6
 1

.5
0
a
b

6
1
,6

6
.3

0
 ±

6
6
 1

.4
0
b

0
.1

1
8

6
1
,7

0
.8

0
 ±

 0
0
.4

0
6
1
,6

9
.6

0
 ±

6
 0

.5
0

0
.1

5
6

0
.0

0
3

0
.0

0
3

%
 E

n
e
rg

y 
fro

m
 fa

t
6
1
,1

4
.2

0
 ±

 6
0
.4

0
6
1
,1

5
.1

0
 ±

 6
0
.6

0
a

0
.3

1
1

6
1
,1

6
.9

0
 ±

 6
0
.5

0
6
1
,1

7
.4

0
 ±

 6
0
.5

0
b

0
.5

0
8

6
1
,1

7
.0

0
 ±

 6
6
1
.2

0
6
1
,1

9
.1

0
 ±

 6
6
1
.3

0
b

0
.2

7
7

6
1
,1

5
.5

0
 ±

 0
0
.3

0
6
1
,1

6
.6

0
 ±

 6
0
.4

0
0
.1

2
8

<
 0

.0
0
1

0
.0

2
5

%
 E

n
e
rg

y 
fro

m
 p

ro
te

in
6
1
,1

3
.3

0
 ±

 6
0
.1

0
6
1
,1

3
.1

0
 ±

 6
0
.2

0
0
.3

2
2

6
1
,1

3
.8

0
 ±

6
 0

.2
0

6
1
,1

4
.1

0
 ±

 6
0
.2

0
0
.3

5
7

6
1
,1

3
.2

0
 ±

 6
6
0
.4

0
6
1
,1

4
.5

0
 ±

 6
6
0
.5

0
0
.0

6
9

6
1
,1

3
.5

0
 ±

 0
0
.1

0
6
1
,1

3
.7

0
 ±

6
 0

.1
0

0
.5

4
2

0
.4

6
1

0
.0

0
6

M
e

a
n
 ±

 S
E

1
) 
P
-v

a
lu

e
s 

w
e

re
 e

st
im

a
te

d
 b

y 
A

N
C

O
V
A

 t
e

st
 in

 c
o

m
p

le
x 

sa
m

p
le

 s
u
rv

e
y 

d
a

ta
 a

n
a

ly
si
s 

a
ft
e

r 
a

d
ju

st
in

g
 f
o

r 
a

g
e
. 

2
) 
P
-v

a
lu

e
s 

w
e

re
 e

st
im

a
te

d
 f
o

r 
2
0
1
9
 in

c
o

m
e

 g
ro

u
p

s 
b

y 
A

N
C

O
V
A

 t
e

st
 in

 c
o

m
p

le
x 

sa
m

p
le

 s
u
rv

e
y 

d
a

ta
 a

n
a

ly
si
s 

a
ft
e

r 
a

d
ju

st
in

g
 f
o

r 
a

g
e
. 

3
) 
P
-v

a
lu

e
s 

w
e

re
 e

st
im

a
te

d
 f
o

r 
2
0
2
0
 in

c
o

m
e

 g
ro

u
p

s 
b

y 
A

N
C

O
V
A

 t
e

st
 in

 c
o

m
p

le
x 

sa
m

p
le

 s
u
rv

e
y 

d
a

ta
 a

n
a

ly
si
s 

a
ft
e

r 
a

d
ju

st
in

g
 f
o

r 
a

g
e
. 

a
, 
b

: 
V
a

lu
e

s 
w

ith
 d

iff
e

re
n
t 
su

p
e

rs
c

rip
ts

 in
 a

 r
o

w
 a

re
 s

ig
n
ifi

c
a

n
tly

 d
iff

e
re

n
t 
fr
o

m
 e

a
c

h
 o

th
e

r 
a

t 
P
 <

 0
.0

5
 b

y 
Tu

ke
y 

te
st

.



이유신·이윤나

https://kjcn.or.kr/ 309

3. 코로나19 유행 전·후 소득수준에 따른 식품군 섭취 상태 변화

코로나19 유행 전·후 소득수준에 따른 6가지 식품군별 섭취상태는 Table 4와 같다. 

남자 저소득군의 경우 2019년에는 고기·생선·달걀·콩류군, 과일군의 섭취 횟수가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

고, 2020년에는 고기·생선·달걀·콩류군, 과일군과 우유·유제품군의 섭취 횟수가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여자

저소득군의 경우 2019년에는 과일군의 섭취 횟수가 다른 군에 비해 낮았고, 2020년에는 과일군과 유지·당류의 섭취 횟

수가 다른 군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그러나 소득군별로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식품군 섭취 횟수를 분석

한 결과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코로나19 유행 전·후 가구 형태에 따른 영양섭취 상태 변화

코로나19 유행 전·후 가구 형태에 따른 영양섭취기준 대비 영양소 섭취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부부가구나 부

부+자녀가구에 비하여 독거가구 및 싱글+자녀가구 노인의 단백질 섭취량과 MAR 점수가 낮았으며 특히 2020년에는 독

거가구 및 싱글+자녀 가구 노인군은 비타민 C, 티아민, 철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량이 낮았다(Table 5). 특히 독

Fig. 1. Changes in the percentages of Korean older adults with nutrient intakes lower than the EAR during COVID-19 pandemic by
income level. *P < 0.05, **P < 0.01 by 2-test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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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구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에너지(P < 0.05), 티아민(P < 0.05), 철(P < 0.05)의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유의적이진 않으나 단백질 섭취비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싱글+자녀 가구 노인의 경우

비타민 C의 섭취비율이 감소하였으며, 부부+자녀가구의 경우도 2020년에 에너지(P < 0.05), 단백질(P < 0.05), 칼슘

(P < 0.05), 인(P < 0.01), 철(P < 0.01)의 섭취비율이 감소하였다. 반면 부부가구의 경우는 단백질(P < 0.05)과 리보

플라빈(P < 0.001)의 섭취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다른 영양소의 섭취비율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Discussion
————————————————————————————————————————————————————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2019-2020)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유행 전·후 가구소득 및 인구학적 특성

에 따른 노인의 영양소 섭취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질병관리청의 보고에 의하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우리나라 국민

의 아침 및 점심 결식이 증가하고 외식률이 감소하였으나 영양소나 식품군 섭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6],

건강한 폐경 후 스페인 여성의 영양소 섭취변화에 관한 연구에서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섭취량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이 우리나라 성인에 미치는 영향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

한 연구에서는 탄수화물과 무기질의 섭취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2], 미국 뉴욕시의 성인에 대한 연구에

서도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섭취 식품의 에너지 밀도(kcal/g)가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다[17]. 코로나19가 성인이나

입원 중인 노인이 아닌 가정에 거주하는 일반 노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인데, 본 연구에서 남자 노인 전

체에서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티아민의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비율 및 티아민과 철의 1,000 kcal당 영양밀도가 감

소하고 칼륨의 영양밀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노인 전체에서는 리보플라빈의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비율이 증

가하고, 탄수화물 영양밀도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식이섬유, 리보플라빈 및 칼륨의 영양밀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에너지와 단백질의 섭취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및 격리가 50세 이상 고령자

의 식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10개의 논문 중 6개의 논문이 음식 섭취의 양이나 질에 중요한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으며,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한 논문은 대체로 양이 감소하거나 혹은 양은 늘고 식사의 질이 낮아지는 등 부정적인 방

향을 보고하였다[18]. 

우리나라 노인의 영양소 섭취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9], 코로나19가 노인

에게 미치는 영향은 안정적인 수입원과 저축의 부족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더 심각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에서 유색인종 노인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노인들은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20]. 본

연구에서는 2019년에 남자 노인에서, 2020년에 남녀 노인 모두에서 저소득군의 영양섭취기준 대비 에너지 및 단백질의

섭취비율이 낮고 모든 연도에서 저소득군의 MAR 점수가 낮았으며, 2020년에는 대부분의 영양소에서 저소득군의 권장섭

취량 대비 섭취비율이 중소득군이나 고소득군에 비해 낮았다. 에너지 1,000 kcal 당의 영양밀도를 분석하였을 때 2019년

에 비해 2020년에 남자 노인의 소득수준 간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 저소득군이 비타민 C, 티아민, 나이아신 및 나

트륨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양 밀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남녀 모두 저소득군에서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이 낮고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높았으며, 단백질의 영양밀도는 2019년에는 소득수준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20년에는 저소득군의 단백질 영양밀도와 단백질 에너지 섭취비율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코로나19 유행

이후 소득수준 간 차이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노인의 영양섭취를 비교한 선행연구에서도 남자 노인의 경

우 에너지를 포함한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칼륨,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 등의 섭취량이 다른 소득군에 비해 저

소득군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4], 지역별·소득수준별 노인의 영양소 섭취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도시에서는 소

득수준에 따른 영양섭취 불평등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6]. 또한 미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저소득 노인은 다른 소득군에 비해 에너지를 적게 섭취했으며, 많은 미량 영양소에 대해 적정 섭취량 또는 평균 섭취

량 미만으로 섭취했다고 보고하고 있다[21].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영양섭취 상태에 관한 연구에서도 저소득

군은 에너지의 70% 이상을 탄수화물로부터 공급받고 있었고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단백질의 에너지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4]. 노인에서 단백질 섭취감소는 근감소증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저소득층의 단백질 섭취 감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소득수준별로 2019년과 2020년의 영양소 섭취변화를 분석하였을 때에도 저소득 남자 노인이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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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소득 남자 노인은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비타민 A, 티아민, 칼슘,

철의 영양밀도와 단백질 에너지 섭취비율이 감소하였으며, 유의적이진 않으나 단백질의 영양밀도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그러나 남자 노인의 다른 소득군 및 여자 노인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부 영양소는 오히려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식품군 섭취 결과에서 코로나 유행 전·후의 분명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자 저소득 노인에서 코로나

유행 전·후 모두 고기·생선·달걀·콩류의 섭취가 다른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고, 남녀 모두에서 저소득군의 과일

군 섭취가 낮았는데 코로나 유행 이후 그 차이가 더 커진 경향을 보였다. 2019년에는 우유·유제품류의 소득군간 차이가

없었으나, 코로나 유행 이후 2020년에는 남자 노인에서 저소득군의 우유·유제품류 섭취가 다른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

은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유행 이후인 2020년에 남자 저소득군에서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등 영양소의

영양밀도가 낮은 것과 같은 경향이었다. 또한 2020년에 여자 저소득군의 유지·당류 섭취량이 낮아 저소득군에서 지방의

에너지 섭취비율이 낮게 분석된 것과 같은 경향이었다. 미국의 저소득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연구에서 대

상자들은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 불안정성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22]. 코로나19는 전 세계 모

든 산업에 영향을 미쳐 실직과 소득 감소를 유발하고 식품 공급망의 붕괴로 식품 가격의 상승, 특히 채소와 과일의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식품 소비를 늘리지 못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3]. 코로나19 유행 전·후 노인의 영양소 섭취변화에 대해 발표된 연구가 적어 비교가 어려우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코로나19 유행으로 섭취 식품의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였고, 남자 노인에서는 에너지 밀도가 감소하고 여자 노

인에서는 증가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17],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19 유행 중 여자 노인은 남자보다 지중해식

생활 방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24]. 본 연구에서는 여자 고소득 노인에서만 에너지 섭취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식품 섭취에 관한 연구에서 코로나19 유행 전·후에 미국 노인

들은 동일한 양의 과일, 채소 및 단백질을 섭취하여 소비 패턴에 차이가 없었으며[25], 이베로 아메리카 국가(아르헨티

나, 브라질, 멕시코, 페루, 스페인) 성인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음식 소비 패턴이 더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

타나[26], 코로나19가 노인의 식생활에 미친 영향은 연구마다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전·후로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 노인의 저소득군에서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비타민 A, 티아민, 칼슘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그 외 대부분의 영양소에서도 유의

적이지는 않으나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군 노인의 경우 다른 소득군에 비해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인구비율이 높은데, 코로나19 이후 그 비율이 더 증가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그 외 남자 고소득군에서는 에너지의 섭취 부족 비율만 증가하였고 여성 고소득군 노인에서는 2019년에 비해 2020

년에 비타민 A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흡연 등의 지표를 통해 코로나19 위험지

수를 개발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고위험 한국인 중 약 20%는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및 비타민 C를 평균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7], 코로나19 유행 전·후 성인의 영양 상태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2019년

에 비해 2020년에 철, 티아민, 비타민 C의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율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28]. 또한 코로나19에 감

염된 노인 대상 연구에서 에너지, 단백질 및 특정 미량 영양소의 영양 결핍은 면역 기능 저하 및 감염에 대한 감수성 증가

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저소득군에서 영양소 섭취 부족 인구비율이 높았던 것과,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남자 저소득군에서 비타민 A, 티아민, 칼슘 등을 평균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한 비율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

19 유행 상황에서 감염에 대한 감수성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취

약계층의 노인들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및 물을 포함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29]. 

한편 다수의 연구들에서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가구 형태와 같은 생활환경요인들이 개인의 영양 상태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0, 31]. 본 연구에서 가구 유형에 따른 영양소 섭취 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부부가구나 부부+자녀가구에 비하여 독거가구 및 싱글+자녀가구 노인의 영양섭취 수준이 낮았는데, 특히 독거가구의 경

우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에너지, 티아민, 철의 섭취량이 감소하였으며 유의적이진 않으나 단백질 섭취 역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 노인의 가구 유형별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독거가구는 단백질, 칼슘, 철, 리보플라빈, 나

이아신, 비타민 C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았고 특히 칼슘 섭취가 가장 부족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양하고 충분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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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소비하지 못하는 등 식량 불안정도 나타난 반면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들의 구강 건강과 영양 섭취상태가 더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32]. 가구 형태에 따른 노인의 영양 섭취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도 남자 독거노인의 경우 음식, 물, 식이섬

유, 칼륨, 레티놀,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낮았으며,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해 NAR과 MAR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

다[31]. 네덜란드 노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독거노인의 20-32%가 주로 간식을 통해 과식을 한 반

면, 일부 노인은 음식 섭취량이 감소하고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영양 결핍에 걸리기 쉬운 상반된 행동을 보이고 있

었다[33].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 및 본 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의 전반적인 영양섭취가 불량한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군 노인 및 독거노인의 경우 다른 군에 비해서도 영양 상태가 불량하고 과일류, 고기·생선

·달걀·콩류, 우유·유제품 등 식품군 섭취도 낮았으며, 코로나19에 의해 영양소 섭취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것도 이

러한 취약계층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품지원제도 및 급식체계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가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정책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1일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대상자의 일상적인 섭취량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식생활 변화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가정에 거주하는 일반 노인의

영양섭취수준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사

용하여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며 노인을 성별, 소득수준별, 가구 형태별로 구분하여 코로나19 유행 전·후에 따른 영양소 섭

취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Conclusion
————————————————————————————————————————————————————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2020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유행이 노인의 영양섭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9

년과 2020년의 영양소 섭취 및 영양밀도의 차이는 남자 저소득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2020년에 비타민 A, 티아민, 칼

슘, 철의 영양밀도와 단백질 에너지 섭취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거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에 비해 영양섭취가

불량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유행 이후 에너지, 티아민, 철의 섭취량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유행으로 노인

취약계층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영양섭취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었으며,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한 노인 취약

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영양지원방안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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