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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trition quotient and the dietary intake of adolescents. A total

of 393 adolescents were surveyed to evaluate their Nutrition Quotient for Korean Adolescents (NQ-A) scores and dietary

intake. The average age of the survey subjects was 15 years and the average NQ-A score of the subjects was 49.11±13.3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Q-A score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The average dietary diversity score was

3.77±0.85, and i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boys than in girls (p< .05) with the scores of 12-14-year-old students being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aged 15-18 years (p< .01).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percentage of recommended intake

or adequate intake and the mean adequacy ratio (MAR) according to the NQ-A grade, showed that the ‘High’ grade had a

significantly higher intake percentage of vitamin B1, B12, folate, phosphorus, iron and a significantly higher MAR (p< .05).

From a long-term perspective, efforts to improve dietary habits are deemed necessary to meet an individual’s nutritional

requirements. Adolescents themselves should develop proper eating behaviors and acquire suitable dietary management skills

to enhance their nutritional status, ultimately contributing to an improvement in their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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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신체

적 성장 및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며 생애주기 중 열량 및 영

양소의 필요섭취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시점이다(Bae 2012).

따라서, 해당 시기 동안 올바른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이해하

고 균형 잡힌 식사 섭취가 필요하다(Kim & Choi 2020).

그러나 청소년은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 체중감량 행위

등으로 인해 아침을 결식하거나, 과일, 채소, 우유 대신 패스

트푸드와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영양 불균형 비

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Mun 2007; Yun 2020). 2022

년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

소년 비만 유병률은 최근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COVID-19 이후 외출 제한으로 인해 신

체 활동이 감소하여 비만 유병률이 더욱 증가된 것으로 보

고되어 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2). 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

질 뿐 아니라 각종 합병증의 조기 발병 위험도를 높이기 때

문에 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Singh

et al. 2008).

청소년 영양지수(Nutrition Quotient for Adolescents, NQ-

A)는 청소년의 영양 상태와 식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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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검증된 도구로, 한국영양학회에서 2015년에 개발 후

2021년에 개정되었다. 설문은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영

양지수(NQ-A) 점수와 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

지(균형),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은 적게 섭취하는지(절제),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을 실천하는지(실천) 3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전체와 영역별 등급으로 영양상태를 판정할 수 있

다(Kim et al. 2023). 해당 척도는 결과의 해석 및 활용 자

료를 함께 제공하여 청소년 스스로 영양상태 및 식행동을 점

검할 때 사용할 수 있고 학교, 보건소 등에서 영양 상담이나

영양·식생활 교육 전 대상자의 식생활을 종합적으로 파악하

기 위한 적합한 도구이다.

개정된 NQ-A 2021의 경우, 이전에 개발된 NQ-A 2015와

달리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의 식생활을 반영하여

재구성되었다. 균형, 다양, 절제, 환경, 실천 5개의 영역을 다

양, 환경을 제외한 균형, 절제, 실천의 3개 영역으로 재구분

하였으며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Kim et al. 2017;

Kim et al. 2023).

청소년 영양지수를 활용한 다양한 선행연구로 Kim et al.

(2019)의 고등학생의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와 식사의 질과

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 Kim & Choi (2020)의 고등학생

스트레스 상태와 영양지수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 Choi et

al. (2021)의 고등학생 식사속도와 영양지수의 관련성을 파악

한 연구, Park & Ryu (2021)의 중학생 생활 습관과 영양지

수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 Shin & Choi (2022)의 고등학생

수면 시간 및 질, 생활시간 사용과 식사의 질의 관련성을 확

인한 연구, Kim & Kim (2023)의 청소년 음식 콘텐츠 시청

과 영양지수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 등이 있다. 노인의 경우

Ham & Kim (2020)의 노인 영양지수(NQ-E)를 이용하여 식

생활 및 영양 섭취 상태를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NQ-

A 개정 이후 현재까지 청소년 영양지수를 활용하여 식이 섭

취량과의 관련성을 비교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

정된 청소년 영양지수(NQ-A 2021)를 성별, 연령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영양지수 등급에 따라 청소년의 영양상태와 식이

섭취량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영양 개선

및 올바른 식생활 형성, 더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생활, 식행동 지도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3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성실하게 응

답한 393부(회수율: 97.5%)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

전 대상자와 법정대리인 모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

분히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에 한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용인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승

인(승인번호: 2-1040966-AB-N-01-2205-HSR-258-2)을 받아

수행되었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 내용은 청소년의 영양지수와 식이 섭취량

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생년월일, 성별, 키와 체중, 학년, 거주 형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키와 체중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kg/m2)를 산출하였다.

2) 청소년 영양지수(NQ-A 2021)

청소년의 영양상태와 식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Kim et al.

(2023)의 청소년 영양지수(NQ-A 2021)를 활용하였다. 총 20

개 문항을 통해 균형, 절제, 실천 총 3개 영역으로 분류하였

다. 청소년 영양지수 산출 및 판정은 각 영역에서 가중치를

적용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영양지수의 판

정은 0-44.00점 ‘하’ 등급, 44.01-58.58점 ‘중’ 등급, 58.59-

100점 ‘상’ 등급으로 판정하였다. 영역별 점수에서 균형은 0-

32.33점 ‘하’ 등급, 32.34-50.22점 ‘중’ 등급, 50.23-100점 ‘상’

등급, 절제는 0-47.30점 ‘하’ 등급, 47.31-64.35점 ‘중’ 등급,

64.36-100점 ‘상’ 등급, 실천은 0-41.57점 ‘하’ 등급, 41.58-

61.99점 ‘중’ 등급, 62-100점 ‘상’ 등급으로 판정하였다.

3) 식이 섭취량

24시간 회상법은 조사 대상자가 조사 전 날 24시간 동안

섭취했던 식품의 종류와 양을 조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식이

섭취조사 방법이며 본 조사 대상자의 식이 섭취량을 살펴보

기 위해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1일간의 식사섭취 실태

를 조사하였다. 조사 1일전 하루 동안 섭취한 모든 식품의

종류와 분량을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

다. 조사한 식사섭취 자료는 영양평가 프로그램인 CAN Pro

5.0 전문가용(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for Professionals,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Kore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1일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한 후

식품군 점수(Dietary Diversity Score, DDS)를 계산하였다.

DDS점수 계산 방식은 섭취한 식품들을 곡류, 단백질, 유제

품, 과일, 채소 총 5군으로 구분한 후 하루에 다섯 가지 식

품군을 최소량 이상 섭취하면 5점을 한 후 최소량 이하를 섭

취한 경우 1점씩 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Bae 2012). 이

때 최소량 기준은 곡류 30 g, 단백질 45 g, 유제품 23 g, 과

일 및 채소 45 g으로 하였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명시된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에 대한 백분율, 평균 영양소 적정 섭취비율(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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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quacy Ratio, MAR), 영양소의 평균필요량(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EAR)미만 섭취자 비율을 계산하였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극단적인 식이 섭취량에

의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에너지 섭취량이 500 kcal 미만 또

는 5,000 kcal 초과인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통계분석

조사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cience)

Windows Ver. 29.0 통계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빈도분

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영양지수와 영역별 점수 및

등급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시하였

으며 성별, 연령별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

을 실시하였다. 영양지수와 식이 섭취량의 유의성 검증은 일

원배치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한

후 유의할 경우에 Duncan’s multiple test를 통하여 등급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 차이를 유의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영양

소의 평균필요량(EAR) 미만 섭취자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결과의 유의성 검증은

α=0.05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

는 총 393명으로 남자 225명(57.3%), 여자 168명(42.7%)으

로 구성되었다. 평균 연령은 15.0±1.36세로 12-14세가

23.8%, 15-18세가 67.2%였다. 학년기는 중학생 52.2%, 고등

학생 47.8%로 중학생이 더 많았다. 체질량 지수 평균은

21.3±3.78으로 대한비만학회의 비만 자료지침 2020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상체중군이 50.6%로 가장 많았고 저체중군

22.9%, 비만군 14.8%, 과체중군 11.7% 순으로 나타났다. 질

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과

체중군 11.8%, 비만군 18.7%로 나타났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2). 본 조사 대상자의

국내 BMI 기준 과체중 11.7%, 비만군 14.8%로 과체중군의

비율은 유사하였지만 비만군에 속하는 비율은 2022년 청소

년건강행태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거주 형태의 경

우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390명(99.2%)로 가장 많았다.

2. 영양지수 및 영역별 점수

조사대상자의 영양지수 및 영역별 점수는 <Table 2>와 같

다. 청소년 영양지수의 평균 점수는 49.11±13.35점, 남자

49.56±13.08점, 여자 48.50±13.73, 연령별 영양지수는 12-14

세 50.88±13.58점, 15-18세 48.24±13.18점으로 성별,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역별 평균 점수는

균형 57.59±15.77점, 절제 46.90±12.96점, 실천 48.00±20.51점

으로 균형 영역 점수가 가장 높았다. 균형 영역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12-14세가 15-18세 점수보

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 .01) 절제 영역에서 12-14세가 15-

18세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 .05) 실제 국내에서는 15-18

세의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은 학습량과 높은 학업 스트

레스를 겪고 있으며, 짧은 식사 시간에 음식을 간편하게 섭

취하기 위하여 패스트푸드나 편의식품 섭취가 높다고 보고

되고 있으며, 이러한 식생활로 인해 균형과 절제 영역에서

12-14세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Kim &

Hong 2018).

본 연구의 영양지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Kim

et al. (2017)의 2014년도 전국 12-18세 1547명의 영양지수

평균 점수는 56.0점(균형 58.6점, 절제 48.1점, 실천 52.1점),

Park & Ryu (2021)의 2019년도 부산지역 중학생 240명의

영양지수 평균 점수는 53.5점(균형 50.1점, 절제 51.9점 실천

48.5점), Kim & Choi (2020)의 2019년도 충북 지역 고등학

생 453명의 영양지수 평균 점수는 51.7점(균형 50.7점, 절제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N(%) M±SD1)

Gender
Boys

Girls

225(57.3)

168(42.7)

Age
12-14

15-18

129(23.8)

264(67.2)
15.0±1.36

Grade
Middle school

High school

205(52.2)

188(47.8)

Korea BMI (kg/m2)

<18.5 (Under Weight)

18.5-22.99 (Healthy Weight)

23.0-24.99 (Over Weight)

25 (Obesity)

90(22.9)

199(50.6)

46(11.7)

58(14.8)

21.3±3.78

Residing type
Living with family

Others

390(99.2)

3(.8)

1)Mean score: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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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실천 49.4점), Shin & Choi (2022)의 2021년도 충남

지역 고등학생 423명의 영양지수 평균 점수는 47.5점(균형

40.7점, 절제 51.4점, 실천 44.2점)에 비해 지역적 차이는 있

지만 코로나 이후 조사된 영양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졌음

을 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 영양지수 및 영역별 등급 점수

영양지수와 영역별 점수를 ‘상’, ‘중’, ‘하’ 등급으로 분류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영양지수 ‘상’ 등급의 평균 점

수는 67.32±6.59점, ‘중’ 등급은 51.38±4.20점, ‘하’ 등급은

35.96±5.38점으로 성별, 연령, 학년기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균형 영역 ‘상’

등급의 평균 점수는 66.09±15.40점, ‘중’ 등급 57.65±14.04

점, ‘하’ 등급 52.44±15.46점으로 ‘상’ 등급에 속한 12-14세

의 평균이 69.95±16.47로 15-18세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p< .05).

4.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영양소 섭취 실태의 비교 분석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품 섭취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식품군 점수(DDS), 영양소별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

량에 대한 백분율과 평균 영양소 적정 섭취비율(MAR)로 비

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4, 5, 6>과 같다.

전체 청소년의 평균 DDS 점수는 3.77±0.85점, 성별로 살

펴보면 남학생은 3.86±0.85점, 여학생은 3.65±0.85점으로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05). 연령

별로 살펴보면 12-14세가 3.96±0.76점, 15-18세가 3.67±0.88

점으로 12-14세가 15-18세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 01),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2-14세가 15-18세보다 더

<Table 2> NQ scores of Adolescents

Variables M±SD1)
gender age

Boys (n=225) Girls (n=168) t(p)2) 12-14 (n=129) 15-18 (n=264) t(p)

NQ 49.11±13.35 49.56±13.08 48.50±13.73 .779(.436) 50.88±13.58 48.24±13.18 1.841(.066)

NQ factor

Balance 57.59±15.77 58.54±15.77 56.31±15.72 1.393(.164) 60.54±16.05 56.14±15.45 2.618(.009)**3)

Moderation 46.90±12.96 47.24±12.81 46.44±13.19 .611(.542) 49.28±12.38 45.73±13.10 2.564(.011)*

Practice 48.00±20.51 48.38±20.54 47.50±20.52 .420(.675) 49.11±20.69 47.46±20.44 .750(.454)

scored from 0-100
1)Mean score: mean±standard deviation
2)P-values were obtained based on t-test
3)*p<0.05, **p<0.01

<Table 3> Score by NQ grade

Variables Grade M±SD1)
gender Age

Boys (n=225) Girls (n=168) t(p)2) 12-14 (n=129) 15-18 (n=264) t(p)

NQ

High 67.32±6.59 67.31±6.70 67.33±6.54 -.018(.986) 66.92±6.61 67.62±6.63 -.496(.621)

Medium 51.38±4.20 51.90±4.33 50.54±3.86 1.944(.054) 52.30±4.05 51.03±4.22 1.650(.101)

Low 35.96±6.38 36.09±6.35 35.81±6.45 .270(.787) 36.91±5.82 35.51±6.60 1.274(.205)

Balance

High 66.09±15.40 66.39±14.78 65.72±16.31 .825(.410) 69.95±16.47 63.19±14.02 2.241(.026)*3)

Medium 57.65±14.04 58.82±14.03 55.75±13.98 -.399(.690) 60.87±13.50 56.44±14.11 -.303(.763)

Low 52.44±15.46 53.45±58.54 51.25±14.37 .536(.597) 52.78±13.68 52.27±16.30 .502(.874)

Moderation

High 54.32±12.99 53.61±13.91 55.18±11.88 .390(.699) 54.93±12.70 53.86±13.30 -.1.162(.253)

Medium 47.92±10.71 48.26±10.85 47.36±10.54 .457(.648) 50.23±10.25 47.05±10.80 1.779(.077)

Low 41.45±12.59 42.20±12.28 40.56±12.96 .207(.836) 43.99±11.77 40.24±12.84 2.118(.035)*

Practice

High 74.75±10.78 75.03±11.37 74.40±10.13 -.302(.764) 72.64±10.47 76.33±10.83 -.476(.635)

Medium 51.56±8.73 51.99±8.64 50.85±8.89 -.903(.368) 51.09±8.73 51.73±8.76 1.297(.197)

Low 28.48±10.96 28.02±11.44 29.01±10.43 -.541(.589) 28.73±10.70 28.35±11.14 .189(.850)

scored from 0-100
1)Mean score: mean±standard deviation
2)P-values were obtained based on t-test
3)*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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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지수 등급

간의 DDS 점수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p< .05) 영

양지수가 ‘상’ 등급에 속할수록 DDS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2020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 대비 섭취 비율 및 평균 영양

소 적정 섭취비율(MAR)은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영양지수 등급에 따라 비타민 B1, 인, 철, MAR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p< .05) 영양지수가 높은 등급

에 속할수록 비타민 B1, 인, 철, MAR 섭취 비율이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2-14세는 영양지수 등급에 따라

비타민 B12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p< .05) 영양지

수가 높은 등급에 속할수록 비타민 B12의 섭취 비율이 높았

다. 15-18세의 경우 비타민 B1, 엽산, 철, MAR에서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났으며(p< .05) 영양지수가 높은 등급에 속할

수록 비타민 B1, 엽산, 철, MAR의 섭취 비율이 높았다. 영

양지수 등급에 따른 영양소의 평균필요량(EAR) 미만 섭취

자 비율은 성별 및 연령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칼슘, 비타민 A, 니아

신, 비타민 C, 식이섬유의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칼슘, 인, 철, 비타

민 A, 니아신, 비타민 C, 엽산, 식이섬유 비타민 B6의 평균

필요량(EAR) 미만 섭취자 비율이 50% 이상 차지하였다. 연

령대의 경우 12-14세는 칼슘, 인, 비타민 A, 니아신, 비타민

C, 식이섬유의 평균 필요량(EAR) 미만 섭취자 비율이 50%

이상 차지하였고 15-18세의 경우 칼슘, 인, 비타민 A, 비타

민 B2, 니아신, 비타민 C, 엽산, 식이섬유의 평균필요량

(EAR) 미만 섭취자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

별 및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칼슘, 비타민 A, 니아신, 비타

민 C, 식이섬유의 평균필요량(EAR) 미만 섭취자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수도권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영양지

수와 식이 섭취량을 조사를 하여 청소년의 전반적인 식생활

과 식이 섭취 상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총

393명으로 남학생이 57.3%로 여학생보다 많았고, 평균 연령

은 15.0±1.36세였으며 중학생의 비율이 52.2%로 고등학생보

다 더 높게 나타났다. 평균 BMI는 21.3±3.78로 국내 기준으

로 정상체중군에 속하였다. 대상 청소년의 주거형태는 대부

분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영양지수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현

재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개정된 NQ-A 2021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청소년 영양지수는 평균 49.11±13.35점(균

형 57.59±15.77점, 절제 46.90±12.96점, 실천 48.00±20.51

점)으로 Kim et al. (2023)의 2021년도 전국단위 조사대상자

의 평균 51.49점(균형 41.39점, 절제 55.67점, 실천 52.96점)

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영양지수 점수가 낮았다. 코로

나19 발병 이후 청소년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섭취 및 신체

활동 감소로 인해 비만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고(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il and Prevention 2022), 이후

개인의 건강 및 운동에 대한 관심과 학교 내 다양한 활동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의 영양지수 점수가 낮았

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낮았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에

따른 영양지수에 차이는 없었으나, 균형 영역에서 12-14세가

15-18세보다 영양지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 .01) 절제 영

역에서도 12-14세가 15-18세보다 유의하게 영양지수가 높게

나타났다(p< .05). 경기도 지역의 중∙고등학생 494명을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 Kim & Hong (2018)에 따르면, 실제 고

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학업적 스트레스가 더 높고 기본심리

<Table 4> DDS scores of Adolescents & DDS scores according to NQ grade

Variables M±SD1) Gender t(p)3) Age t(p)

DDS3) 3.77±0.85
Boys (n=225) Girls (n=168) 12~14 (n=129) 15~18 (n=264)

3.86±0.85 3.65±0.85 2.414(.016)*6) 3.96±0.76 3.67±0.88 3.164(.002)**

NQ grade4)

High grade 03.93±0.84b5) 4.08±0.80 3.76±0.86 1.853(.067) 4.10±0.85 3.81±0.82 .994(.098)

Medium grade 3.85±0.79b 3.92±0.74 3.74±0.86 1.420(.158) 4.05±0.74 3.78±0.80 1.876(.063)

Low grade 3.59±0.89a 3.65±0.95 3.51±0.83 .906(.366) 3.78±0.69 3.50±0.97 1.819(.071)

1)Mean score: mean±standard deviation
2)P-values were obtained based on t-test
3)DDS (dietary diversity score) counts the number of food groups consumed daily from major five food groups (dairy, meat, grain, fruit, vegetable)
4)scored from 0-100, Low grade: 0-44/Medium grade: 44.01-58.58/High grade: 58.59-100
5)abc: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test (p<0.05)
6)*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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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충족과 학교적응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패스트푸드나 편의식품 섭취가 증가되어 균형과 절제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 섭취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해 식품군 점수(DDS)를

이용하였으며 평균 DDS 점수는 3.77±0.85점이었다.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05). 12-14세가

15-18세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01). 이는 선행

연구 Kwon & Kim (2015)의 만 7세 이상-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의 평균 DDS 점수 4.0점 보다 낮았으며 본 연구

대상자들은 다양한 식품군의 섭취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권장(충분) 섭취량 대

비 섭취 비율 및 평균 영양소 적정섭취비율(MAR)을 영양지

수 등급에 따라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영양

지수가 ‘상’ 등급에 속할수록 비타민B1, 인, 철, MAR섭취

비율이 높았으나 모든 등급에서 식이섬유,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의 섭취 비율은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권

장(충분) 섭취량 대비 70%도 미치지 못하였다. 여학생의 경

우, 영양지수 등급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영양지수가 ‘상’에 속하여도 영양소 섭취 비율이 낮으

며 특히 모든 등급에서 식이섬유, 비타민 A, 비타민C, 니아

신, 엽산, 칼슘, 인의 섭취 비율은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권장(충분) 섭취량 대비 70%도 미치지 못하였다. 남

학생보다 여학생의 영양소 섭취 부족이 큰 것으로 보아 여

학생을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 영양교육이 더욱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연령대로는 12-14세는 영양지수가 ‘상’ 등급에 속

할수록 비타민 B12의 섭취 비율이 높았으나 모든 등급에서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의 섭취 비율은 2020 한국인 영양

소 섭취기준의 권장(충분) 섭취량 대비 70%도 미치지 못하

였다. 15-18세의 경우, 영양지수가 ‘상’ 등급에 속할수록 비

타민 B1, 엽산, 철, MAR의 섭취 비율이 높았으나 모든 등

급에서 식이섬유, 비타민 A, 비타민 C, 니아신, 칼슘의 섭취

비율은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권장(충분) 섭취량

대비 70%도 미치지 못하였다.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영양

지수에 등급과 상관없이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권

장(충분) 섭취량 대비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의 섭취 비

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Yoo & Choi (2013)

에서 NQ 점수 등급에 따라 각 영양소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

분섭취량에 대한 백분율의 평균을 비교하여 NQ 점수의 최

상위등급이 최하위등급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섭취량을 보

이는 영양소는 비타민 B2, 엽산, 비타민 C, 칼슘, 인으로 나

타났으나 본 연구의 경우 성별 및 연령에서 영양지수 등급

간의 영양소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 및

연령에서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영양소의 평균필요량(EAR)

미만 섭취자 비율은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남학생, 여학

생 모두에서 비타민 A, 칼슘, 식이섬유의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 비율이 80% 이상 차지하였다. 연령별의 경우 12-14

세는 칼슘과 식이섬유에서 15-18세는 비타민 A, 칼슘의 평

균필요량 미만 섭취자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칼슘의 평균필요량 미만 섭

취자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청소년기는 영아기

이후 가장 빠른 성장과 발육이 일어나며 신체 활동량이 증

가하는 시기이므로 칼슘의 충분한 섭취가 요구된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로 청소년기에 칼슘이 부

족하면 성장지연을 비롯해 성인기에 골절이나 골다공증 같

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타민 A, C 역시 건강한 성

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

서 청소년기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비타민 A, 비타민 C, 칼

슘의 충분한 섭취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영양지수 등급이 ‘상’ 등급에 속한 청소년 역시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보다 부족한 양을 섭취하고 있

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영앙지수 등급 그룹간의 섭취량 차이

가 없었다. 이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의 영양소 요구

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청소년 스스로 올바른 식행동

을 형성하고, 적합한 식생활관리 능력을 습득하도록 함으로

써 청소년의 영양상태 개선 및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결

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지니며 1일 간의 식이 섭취량

조사로 인해 청소년의 평상시 식이 섭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코로나 19 발생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던 점에

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정된 청소년 영

양지수(NQ-A 2021)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식이섭취 실태와

식행동을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개인 및 가정 뿐 아니

라 학교, 보건소, 병원에서도 영양·식생활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 지역의

전국 확대로 보다 많은 표본 수와 장기간에 걸친 식이 섭취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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