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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청소년의 단백질 및 지방 섭취와 

과체중 및 지방과의 연관성 

 

김수민 

 

제주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Ⅰ. 초록 

 

단백질은 신체의 주요 구성 요소이며 적절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지

방 및 지방산도 주요 에너지원이며 면역 기능과 세포막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러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백질, 지방 및 지방산 섭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 단백질 급원에 따라 성장 지표와의 다른 관계를 

보고한 바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단백질 및 지방 섭취와 성장 지표와의 연관성 대한 근

거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백질과 지방 

섭취와 성장지표, 과체중 및 비만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4-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KNHANES) 자료를 이용해 신장과 체중에 대한 정보와 함

께 1일 24시간 회상법 조사에 참여한 만 6~18세 아동·청소년 6,907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단백질과 지방 섭취는 총 에너지에 대한 비율 (% of energy) 로 추정되었으며, 식

품 공급원에 따라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구분하였다. 지방산은 포화지방산과 단일불포화

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으로 구분하였다. 단백질 및 지방 섭취량은 삼분위수 (tertiles)

로 분류하여 과체중 및 비만과의 연관성을 보았다. 과체중 및 비만은 2017년 소아청소

년 성장 도표를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대상자의 총 단백질 섭취량은 14.0% (동물성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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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 7.3%, 식물성 단백질 6.7%) 였으며, 총 지방 섭취량은 22.8% (동물성 지방 

10.9%, 식물성 지방 11.9%) 였다. 포화지방산은 7.7%, 단일불포화지방산은 7.5%, 다

가불포화지방산은 5%였다. 동물성 단백질에서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이 가장 적게 섭취

한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약 32% 유의하게 높았다 (Odds ratio (OR): 

1.32, 95% confidence intervals (95% CI): 1.06-1.64, p for trend = 0.013). 총 지방

을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낮아졌으나 (OR: 0.69, 95% CI: 0.51-0.92, p for trend = 0.011), 이러한 연관성은 식

물성 지방에서만 관찰되었다 (OR for tertile 3 vs. tertile 1: 0.74, 95% CI: 0.62-0.89, 

p for trend = 0.001). 탄수화물 섭취량을 포함한 혼란변수를 보정한 후 포화지방산은 가

장 많이 섭취한 그룹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0.75

배 낮아졌다 (OR: 0.75, 95% CI: 0.60-0.94. p for trend = 0.010). 총 단백질, 동물성 

지방 및 단일불포화지방산은 과체중 및 비만과 양의 연관성을 보였으나 탄수화물 섭취량

을 보정 후 이러한 연관성은 사라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동물성 단백질의 높은 섭취와 

식물성 지방의 낮은 섭취가 한국 아동·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

음을 시사한다. 향후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비만예방을 위해 전향적 연구수행을 

통한 단백질 및 지방, 지방산 적정섭취 가이드 라인 및 효과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 마

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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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론 

 

유년시절의 비만은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성인 비

만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2].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

년까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아

동·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 유병률은 25.8%로 4명 중 1명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었다 

[3]. 비만의 결정요인으로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며 특히 식생활은 아동비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우리

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식생활은 과거에 비해 많이 서구화되었고, 육류 섭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채소 섭취량은 감소하고 있다 [5,6]. 이와 함께 단백질 섭취 및 지

방, 지방산의 섭취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7,8].  

단백질은 근육, 피부, 항체 효소 등을 구성하고 있는 신체 구성성분으로 단백질을 토

대로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

해 양질의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 [9,10]. 단백질 부족 시 성장지연, 칼슘과 

뼈의 손실, 골격근 감소, 심부전, 빈혈, 감정장애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11]. 특

히 단백질 중 동물성 단백질은 영양가가 높아 어린이의 성장 및 발달 지연을 개선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11]. 미국 일부지역의 5-6개월의 영유아를 대

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육류 등 동물성 단백질을 주로 섭취한 그룹이 시리얼을 주

로 섭취한 그룹에 비해 더 큰 선형 성장 및 발달을 보였다 [12].  

그러나 어린 시절의 단백질 과잉섭취는 체중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단백질의 급원

에 따라 체중증가와의 연관성이 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1,13-15]. 아이슬란드의 12

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많은 영아가 아동기

에 체중과 키,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가 증가했으나 식물성 단백질 섭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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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최근, Arnesen 등 [14]이 서양국가의 건강하고 영

양상태가 양호한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이용해 메타분석한 연구

에서는 18개월 이전에 특히 동물성 단백질이 많은 고단백질 식사를 할 경우 아동기에 

BMI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아동 및 청소년 시기의 단백질 섭취와 성장지표 및 비만과의 연관성에 대한 일부 선행

연구의 결과는 연구디자인, 단백질 급원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6-

2007년 유럽 10개 국가의 청소년 1,804명을 대상으로 한 단면연구에서 동물성 단백질 

에너지 섭취비율은 BMI z-score와 체지방률과 양의 연관성이 있었고, 식물성 단백질 

에너지 섭취 비율은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16]. 남부 캘리포니아와 미시간 주의 

12-18세의 총 60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면연구에서 총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의 

높은 섭취가 청소년의 체지방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BMI z-score가 높은 청소년 

또한 총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높았고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낮았다 [17]. 

한편, 독일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는 9-14세의 사춘기 여성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18-25세의 청년기때의 제지방 증가와 관련이 있었으나 체지방 증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고 [18], 네덜란드의 코호트 연구는 학령기 때의 높은 단백질 섭취가 10년 후 

과체중 및 비만 위험을 높였으나 체지방량이 아닌 제지방량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19].  

지방의 경우 어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적절한 섭취 시 풍부한 에너지원이 되어 어린이가 빠른 성장을 위한 높은 에너지 요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 Bray와 Popkin [21]이 28개의 임상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지방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비율이 10% 감소하면 16g의 체중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NIH 임상 센터의 입원한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지방 

섭취를 제한한 모델이 탄수화물을 제한한 모델보다 더 많은 체지방 감소를 보였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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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구에서도 지방의 섭취가 증가할수록 체중이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 [23-25]. 

Schrauwen과 Westerterp [23]의 리뷰연구에 따르면 저지방식에서 고지방식으로 식단 

구성이 바뀌면 지방 산화를 자극하지는 않고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방 균

형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지방이 누적이 되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리뷰논문에서도 반복적인 고지방식은 위의 기능에 적응성 변화를 초래하여 음식 

섭취를 증가시켜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24]. 중년여성 41,518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논문에서도 과체중 여성에서 식이 지방은 더 큰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고 보고하였다 [25]. 지방산 또한, 종류에 따라 비만과의 연관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Astrup의 논문 [26]에서 단일불포화지방산이 다가불포화지방산과 포화지방산보다 체중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고, Krishnan과 Cooper [27]는 포화지방산이 단일불포

화지방산과 다가불포화지방산보다 더 비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8명의 과체중 

및 비만 남성을 대상으로 4주간 진행한 코호트 연구에서 포화지방산을 단일불포화지방

산으로 대체한 남성의 그룹이 작지만 유의하게 체중 및 체지방량 감소에 영향을 보였다 

[28].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아동비만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1996년부터 2015

년까지 아동비만 중재연구의 논문 수는 192편으로 연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나, 학

회지 특성을 분석한 결과 48.4%의 연구가 예술 및 체육 분야의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

다 [29]. 청소년 비만을 본 연구에서 과일 섭취, 아침 식사 결식 및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높을수록 비만율이 올라간다고 보고하였다 [30-32]. 서울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과일 섭취와 비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고 

[30], 청소년건강행태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 결식 및 탄산음료 섭취, 인

스턴트 식품 섭취가 비만 위험도와 유의한 수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31, 

32]. 이렇듯 현재 한국에서 아동 비만 연구는 예술 및 체육 분야의 편중되어 있고, 청소

년 비만 연구는 식이와의 연관성이 조사되어 있긴 하나 주로 과일, 결식과의 연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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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조사되었다. 

단백질 섭취와 비만과의 연관성은 연구대상, 디자인, 급원 등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으

며, 지방 섭취와 비만과의 연관성은 메타분석으로 진행된 연구가 있기는 하나 오래된 연

구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가 해외에서 진행되어 우리나

라 아동 및 청소년의 단백질 및 지방 섭취에 대한 근거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8년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아동 및 청소년의 단백질 

및 지방의 섭취실태를 식품 급원 및 지방산 종류를 고려해 파악하고, 단백질 및 지방의 

섭취와 성장지표 및 비만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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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2014-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매년 약 1만명의 우리

나라 국민에 대한 국가단위 통계를 산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전국 규모의 조사로 검

진조사,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로 크게 3가지로 나뉜다 [33]. 본 연구의 대상자는 24시

간 회상법 조사에 참여한 6-18세 아동·청소년 (n=7,510)으로 일일 섭취 열량이 500 

kcal 미만이거나 5,000 kcal를 초과하는 대상자 (n=82), 임신부 (n=1), 신장과 체중 

결측값이 있는 사람 (n=518)을 제외하여 총 6,907명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2010-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4,143명의 아동·청소년 중 24

시간 회상법에 참여하고, 일일 섭취 열량이 500 kcal 이상 5,000 kcal 미만이며, 임신부

가 아니며, 신장과 체중의 결측값이 없는 총 11,714명의 단백질 및 지방, 지방산 섭취량

을 분석하여 최근 12년간 추이를 살펴보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014년까지 질병관

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생명

윤리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가 직접 공공복

리를 위해 수행하는 연구에 해당하여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되었

다가 2018년부터 다시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승인 번호: 2013-

12EXP-03-5C, 2018-01-03-P-A, 2018-01-03-C-A, 2018-01-03-2C-A, 

2018-01-03-5C-A).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면제를 승인 

받았다 (JINU-IRB-202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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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백질 및 지방, 지방산 섭취량 추정 

본 연구는 1일 24시간 회상법 자료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일 단백질 및 지방, 지방

산 섭취량을 추정하였다. 단백질 및 지방, 지방산은 총 에너지에 대한 비율 (% of 

energy)로 산출하였으며 단백질 및 지방은 식품급원에 따라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

백질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동물성 급원은 육류 (적색육, 가공육, 가금육)와 어패류, 우

유류, 난류를 포함하고, 식물성 급원은 곡류와 채소류, 콩류, 식물성 양념류, 과일류 및 

종실류, 감자·전분류, 해조류, 버섯류, 당류, 음료류를 포함한다. 단백질 및 지방 섭취량

에 따른 식품군 섭취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동물성 식품군은 육류 (적색육, 가공육, 가금

육), 어패류, 난류, 우유 및 유제품류로 분류하였고, 식물성 식품군으로 곡류, 콩류, 채소

류, 과일류로 분류하였다. 지방산은 종류에 따라 포화지방산 (Saturated Fatty Acid, 

SFA), 단일불포화지방산 (Monounsaturated Fatty Acid, MUFA), 다가불포화지방산 

(Polyunsaturated Fatty Acid, PUFA)로 나누었다.  

식품군 섭취횟수는 각 식품군으로부터 얻은 에너지 섭취량을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 

[34]의 식품군별 1인 1회 분량의 에너지 함량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고기·생선·달걀·

콩류 (100 kcal/serving); 우유 및 유제품류 (125 kcal/serving); 곡류 (300 

kcal/serving); 채소류 (15 kcal/serving); 과일류 (50 kcal/serving).  

 

3. 성장지표 측정 

본 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지표로 신장 및 체중을 포함하였다. 신장은 선키 측

정계를 이용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측정하였고, 몸무게는 디지털 체중 측정계를 사용하

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측정하였다 [35].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 도표에 따라 대상자의 

성별, 연령에 따른 키의 z스코어 (height for z score, HAZ)를 산출하였다 [36]. 또한, 

대상자의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 BMI를 계산하였다 (k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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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체중 및 비만 정의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 도표를 이용하여 연령별 체질량 지수가 85백분위수 이상이

면서 95백분위수 미만인 경우 과체중으로, 95백분위수 이상인 경우 비만으로 정의하였

다 [36]. 

 

5. 기타 변수 

연령의 경우 생애주기에 따라 6-11 세는 아동으로 12-18 세는 청소년으로 

분류하였고 [37], 사회경제적 특성은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구소득수준, 

거주지역 유형을 포함한다 [38-40].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미취학 및 초등학교 재학, 

초등학교 졸업 및 중학교 재학,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으로 나누었고, 

대상자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으로 분류했다. 

가구소득수준은 월 평균 가구소득 사분위수를 이용하여 하, 중하, 중상, 상으로 분류했다. 

거주지역 유형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좌식시간이 과체중 및 

비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41]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12 세 이상 

청소년에서만 평소 하루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좌식시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속형 좌식시간 변수를 

3 분위수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신체활동 수준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 년도에만 조사되어 포함하지 못하였다.  

 

6. 통계분석 

모든 통계분석은 SAS 9.4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사용했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복합표본설계를 반영하기 위해 분산추정층 (kstrata), 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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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가중치 (weight)를 고려한 분석을 수행했다. 모든 연속형 변수는 평균 ± 

표준오차 (standard error)로,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분율 (%)로 제시했다.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단백질 및 기타 다량 영양소의 섭취량의 차이는 t-

test 와 analysis of variance 를 이용해 검정하였다. 총 단백질 섭취량 및 지방, 지방산과 

식품급원별 단백질 및 지방 섭취량은 삼분위수 (tertiles)로 분류하였고, 일반선형모형 

(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해 연령, 성별, 총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한 후 단백질 및 

지방, 지방산 섭취량에 따른 신체 계측지표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단백질 및 지방, 지방산 

섭취량 삼분위수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 (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95% CI)을 산출하였고, 연령, 성별, 가구소득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좌식시간 (12-18 세만 해당), 총 에너지 및 단백질 (지방, 지방산만 해당), 

지질 (단백질만 해당)섭취량을 보정하였다. 또한, 단백질 및 지방, 지방산 섭취에 따른 

신장 및 체중과 과체중 및 비만 교차비의 선형적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삼분위군의 

중위수를 이용하여 p for trend를 산출하였다. 모든 통계검정은 양측검정으로 수행했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 0.05 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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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1. 최근 12 년간 단백질 섭취량 추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단백질 에너지섭취비율은 2010년 14%에서 2021년 15.3%로  

최근 12 년간 증가하였다. (p for trend < 0.0001) (Fig 1). 동물성 단백질 

에너지섭취비율은 2010 년 7.3%에서 2021 년 8.1%로 총단백질과 유사하게 

증가하였으나, 식물성 단백질 에너지 섭취비율은 2010 년 6.7%에서 2021 년 6.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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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cular trends in dietary protein intake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6-18 years during recent 12 years (p for trend < 0.0001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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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단백질 섭취량 추이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남아의 총 단백질 

에너지섭취비율은 14.3% (2010 년) 에서 15.5% (2021 년) 로 증가하였고, 동물성 

단백질 에너지 섭취비율은 7.5% (2010 년) 에서 9.4% (2021 년) 으로 증가하였고 (p 

for trend < 0.0001) (Fig 2-A), 식물성 단백질 에너지 섭취비율은 6.8% (2010 년) 

에서 6.1% (2021 년)으로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p for trend < 0.07) (Fig 2-

A). 여아도 마찬가지로, 총 단백질 에너지 섭취량은 13.7% (2010 년) 에서 15.0% 

(2021 년) 로, 동물성 섭취량은 7.0% (2010년) 에서 8.7% (2021 년) 으로 증가하였고, 

식물성 에너지 섭취량은 6.7% (2010 년) 에서 6.2% (2021 년) 으로 감소하였다. (p for 

trend < 0.0001) (Fig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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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cular trends in dietary protein intake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6-18 years during recent 12 years by sex  

** p for trend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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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단백질 섭취량에서 아동의 총 단백질 및 동물성 단백질 에너지 

섭취비율은 각각 13.9%, 7.1% (2010 년) 에서 14.8%, 8.7% (2021 년) 으로 증가하였고, 

식물성 단백질 에너지 섭취비율은 6.8% (2010 년) 에서 6.1% (2021 년) 로 감소하였다 

(p for trend < 0.0001) (Fig 3-A). 청소년에서도 총 단백질 및 동물성 단백질 에너지 

섭취비율은 각각 14.1%, 7.4% (2010 년) 에서 15.7%, 9.4% (2021 년) 로 증가하였고, 

식물성 단백질 에너지 섭취비율은 6.7% (2010 년) 에서 6.3% (2021 년) 으로 

감소하였다 (p for trend < 0.000.) (Fig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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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cular trends in dietary protein intake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6-18 years during recent 12 years by age (p for trend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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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12 년간 지방 섭취량 추이  

아동청소년의 지방 에너지 섭취 비율은 2010 년 22.8%에서 2021 년 25.9%로 최근 

12 년간 증가하였다 (p for trend < 0.0001) (Fig 4). 동물성 지방 에너지 섭취 비율은 

10.9% (2010 년) 에서 14.5% (2021 년) 으로 증가하였고, 식물성 지방 에너지 섭취 

비율은 11.9% (2010 년)에서 11.4% (2021 년) 감소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p for 

trend = 0.779)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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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cular trends in dietary fat intake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6-18 years during recent 12 years (p for trend < 0.0001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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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지방 섭취량 추이는 남아에서 총 지방과 동물성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은 

각각 22.9%, 11.3% (2010 년) 에서 26.0%, 14.2%로 증가하였고 (p for trend < 

0.0001)(Fig 5-A). 식물성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은 6.8% (2010 년) 에서 6.1% 

(2021 년) 으로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p for trend = 0.07) (Fig 5-A). 여아의 

경우 총 지방과 동물성 지방이 각각 22.7%, 10.9% (2010 년) 에서 26.1%, 14.7% 

(2021 년) 으로 증가하였고 (p for trend < 0.0001) (Fig 5-B), 식물성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은 12.2% (2010 년) 에서 11.1% (2021 년) 으로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p for trend = 0.102) (Fig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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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cular trends in dietary fat intake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6-18 years during recent 12 years by sex  

** p for trend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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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지방 섭취량 추이는 아동에서 총지방과 동물성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이 

각각 21.6%, 10.9% (2010 년) 에서 26.1%, 14.7% (2021 년) 로 증가하였고 (p for 

trend < 0.0001) (Fig 6-A), 식물성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은 10.6% (2010 년) 에서 

1.5% (2021 년) 로 다른 특성과는 차이를 보였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p for trend = 

0.102) (Fig 6-A). 청소년의 경우 총지방과 동물성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이 23.7%, 

11.0% (2010 년) 에서 25.7%, 14.3% (2021 년) 으로 증가하였고 (p for trend < 

0.0001) (Fig 6-B), 식물성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은 12.8% (2010 년) 에서 11.4% 

(2021 년) 로 감소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p for trend = 0.742) (Fig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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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cular trends in dietary fat intake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6-18 years during recent 12 years by age  

** p for trend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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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9 년간 지방산 섭취량 추이  

지방산의 경우 2013 년부터 조사되어 2013 년부터 2021 년의 섭취량 추이를 보았다. 

아동청소년의 포화지방산 에너지 섭취비율은 7.7% (2013 년) 에서 9.0% (2021 년)으로 

증가하였고 (p for trend < 0.0001) (Fig 7), 단일불포화지방산 에너지 섭취비율은 7.6% 

(2013 년) 에서 8.6% (2021 년)로 증가하였다. 다가불포화지방산 에너지 섭취비율은 

5.0% (2013 년)에서 5.8% (2021 년)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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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cular trends in dietary fatty acid intake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6-18 years during recent 9 years (p for trend < 0.0001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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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의 에너지 섭취 비율은 

남아에서 각각 7.6%, 7.6%, 5.0% (2013 년) 에서 8.8%, 8.7%, 5.9% (2021 년) 

증가하였다 (p for trend < 0.0001) (Fig 8-A). 여아에서 지방산 별 에너지 섭취비율은 

각각 7.8%, 7.6%, 5.0% (2013 년) 에서 9.2%, 8.4%, 5.6% (2021 년) 로 증가하였다 (p 

for trend < 0.0001) (Fig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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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cular trends in dietary fatty acid intake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6-18 years during recent 9 years by sex (p for trend < 0.0001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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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의 에너지 섭취비율은 

아동에서 각각 8.0%, 7.4%, 4.7% (2013 년) 에서 9.2%, 8.6%, 5.7% (2021 년) 으로 

증가하였다 (p for trend < 0.0001) (Fig 9-A). 청소년에서 지방산 별 에너지 

섭취비율은 각각 7.5%, 7.7%, 5.2% (2013 년) 에서 8.8%, 8.5%, 5.8% (2021 년) 으로 

증가하였다 (p for trend < 0.0001) (Fig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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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ecular trends in dietary fatty acid intake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6-18 years during recent 9 years by age (p for trend < 0.0001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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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12 년간 탄수화물 섭취량 추이  

아동청소년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은 2010 년 63.2%에서 2021 년 58.8%로 

감소하였다 (p for trend < 0.0001) (Fig 10). 동물성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은 4.8% 

(2010년) 에서 5.5% (2021 년) 로 증가하였고 (p for trend = 0.021), 식물성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은 58.4% (2010 년) 에서 53.4% (2021 년) 으로 감소하였다 (p for 

trend < 0.0001) (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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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ecular trends in dietary carbohydrate intake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6-18 years during recent 12 years (p for trend < 0.0001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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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탄수화물 섭취량 추이는 남아에서 총 탄수화물과 식물성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각각 62.8%, 58.2% (2010 년) 에서 58.5%, 53.2% (2021 년) 으로 

감소하였고 (p for trend < 0.0001), 동물성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은 4.6% (2010 년) 

에서 5.3% (2021 년) 으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p for trend = 0.075) (Fig 

11-A). 여아의 탄수화물 섭취량 추이는 총 탄수화물과 식물성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각각 63.6%, 58.5% (2010 년) 에서 59.2%, 53.6% (2021 년) 로 

감소하였고 (p for trend < 0.0001), 동물성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은 5.1% (2010 년) 

에서 5.7% (2021 년) 으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p for trend = 0.09) (Fig 

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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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ecular trends in dietary carbohydrate intake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6-18 years during recent 12 years by sex  

** p for trend < 0.0001 

* p for tredn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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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탄수화물 추이는 아동에서 총 탄수화물과 식물성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각각 64.6%, 59.2% (2010 년) 에서 59.1%, 52.8% (2021 년) 으로 

감소하였고 (p for trend < 0.0001), 동물성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은 5.3% (2010 년) 

에서 6.3% (2021 년) 으로 증가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p for trend = 0.101) (Fig 

12-A). 청소년에서 총 탄수화물과 식물성 에너지 섭취비율이 각각 62.1%, 57.8% 

(2010 년) 에서 58.6%, 58.2% (2021 년) 으로 감소하였고 (p for trend < 0.0001), 

동물성 에너지 섭취비율은 4.4% (2010 년) 에서 4.7% (2021 년) 으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p for trend = 0.199) (Fig 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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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cular trends in dietary fat intake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6-18 years during recent 12 years by age  

** p for trend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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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량영양소 섭취량 

2014-2021 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단백질 및 에너지, 지방, 지방산, 탄수화물 섭취량을 Table 1 에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총 단백질 에너지 섭취비율은 14.7±0.1%로 여아에 비해 남아에서, 6-11 세 

아동에 비해 12-18 세 청소년에서, 대상자 및 대상자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고, 가구소득수준은 중간보다 높은 그룹에서 가장 높았다 (p < 0.05 for all). 

식품급원별 단백질 섭취량을 보았을 때 전체 대상자는 동물성 단백질로부터 

8.4±0.1%의 에너지를 얻었고, 식물성 단백질로부터 6.26±0.03%의 에너지를 얻었다. 

동물성 및 식물성 단백질은 성별, 연령, 대상자 및 대상자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는 총 

단백질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가구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그룹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가장 낮았던 반면에 (p = 0.002)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가장 높아 (p = 

0.016) 급원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대상자의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은 평균 

24.7±0.1%로 대상자 및 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p < 0.05 for all). 

식품급원별 지방 섭취량을 보았을 때 전체 대상자는 동물성 지방으로부터 

12.8±0.1%의 에너지를 얻었고, 식물성 단백질로부터 12.0 ±0.1%의 에너지를 얻었다. 

총지방과 유사하게 대상자 및 대상자의 어머니 교육수준에서 유사한 양상으로 보였고, 

추가적으로 6-11 세 아동보다 12-18 세 청소년에서 섭취량이 높았다 (p = 

0.002;동물성 지방, p < 0.0001;식물성 지방). 동물성 지방에서는 총단백질과 유사하게 

가구소득수준이 중간보다 높은 그룹에서 가장 높았다 (p = 0.020). 대상자의 포화지방산 

에너지 섭취비율은 평균 8.6±0.1%로 6-11 세 아동보다 12-18 세 청소년에서 높았고, 

가구소득수준은 중간보다 낮은 그룹과 가장 높은 그룹에서 높았다 (p < 0.05 for all). 

단일불포화지방산 에너지 섭취비율은 전체 대상자에서 평균 8.1±0.1%로 여아보다는 

남아에서, 6-11 세 아동보다는 12-18 세 청소년에서, 중간보다 높은 가구소득그룹에서 

섭취량이 높았다 (p < 0.05 for all). 다가불포화지방산 에너지 섭취비율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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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서 평균 5.5±0.0%로 단일불포화지방산과 유사하게 남아에서, 12-18 세 

청소년에서 높았고, 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p < 0.05 for all). 대상자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은 전체 대상자에서 평균 60.6±0.2%로 다른 영양소들과 

다르게 남아보다 여아에서, 12-18 세 청소년보단 6-11 세 아동에서, 대상자 및 대상자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중간 보다 높은 가구소득수준 그룹에서 높았다 (p < 

0.05 for all). 식품급원별 탄수화물 섭취량을 보았을 때 전체 대상자는 동물성 

탄수화물로부터 5.0±0.1%의 에너지를, 식물성 탄수화물로부터 55.5±0.2%의 에너지를 

얻었다. 동물성 탄수화물은 총 탄수화물과 유사하게 여아에서, 6-11 세 아동에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p < 0.05 for all). 식물성 탄수화물은 가구 소득 

수준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01). 거주지역의 유형에 따른 단백질, 지방, 

지방산, 탄수화물 섭취량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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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etary protein, fat, fatty acid, carbohydrate intakes of study participan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Energy 

(kcal/day) 

Total protein 

(% of energy) 

Animal protein 

(% of energy) 

Plant protein 

(% of energy) 

Total Fat 

(% of energy) 

Animal fat 

(% of energy) 

Plant fat 

(% of energy) 

Saturated 

fatty acid 

(% of energy) 

Monounsaturated 

fatty acid 

(% of energy) 

Polyunsaturated 

fatty acid 

(% of energy) 

Carbohydrate 

(% of energy) 

Animal 

carbohydrate 

(% of energy) 

Plant 

carbohydrate 

(% of energy) 

Total 6,907 1965.2±12.0 14.7±0.1 8.4±0.1 6.26±0.03 24.7±0.1 12.8±0.1 12.0±0.1 8.6±0.1 8.1±0.1 5.5±0.0 60.6±0.2 5.0±0.1 55.5±0.2 

Sex               

Boys 3,588 2164.5±17.3 14.9±0.1 8.6±0.1 6.32±0.04 24.9±0.2 12.9±0.2 12.1±0.1 8.6±0.1 8.2±0.1 5.5±0.1 60.2±0.2 4.8±0.1 55.4±0.2 

Girls 3,319 1751.2±13.8 14.4±0.1 8.2±0.1 6.20±0.04 24.5±0.2 12.7±0.2 12.0±0.1 8.6±0.1 8.0±0.1 5.4±0.1 61.0±0.2 5.3±0.1 55.7±0.2 

P-value  <.0001 <.0001 0.001 0.021 0.164 0.423 0.394 0.560 0.019 0.036 0.002 <.0001 0.373 

Age               

6–11 years 3,701 1810.9±13.7 14.3±0.1 8.2±0.1 6.13±0.03 24.5±0.2 13.2±0.2 11.4±0.1 8.8±0.1 8.0±0.1 5.2±0.1 61.2±0.2 5.8±0.1 55.3±0.2 

12–18 years 3,206 2086.1±16.8 14.9±0.1 8.6±0.1 6.36±0.04 24.9±0.2 12.5±0.2 12.5±0.1 8.5±0.1 8.2±0.1 5.7±0.1 60.1±0.2 4.4±0.1 55.7±0.2 

P-value  <.0001 <.0001 0.002 <.0001 0.054 0.002 <.0001 0.013 0.040 <.0001 <.0001 <.0001 0.291 

School               

≤ Elementary school 4,037 1832.3±13.4 14.4±0.1 8.2±0.1 6.15±0.03 24.4±0.2 13.1±0.2 11.4±0.1 8.7±0.1 8.0±0.1 5.3±0.1 61.2±0.2 5.7±0.1 55.4±0.2 

Middle school 1,462 2115.4±22.7 14.7±0.1 8.3±0.1 6.35±0.05 24.7±0.2 12.3±0.2 12.5±0.2 8.5±0.1 8.1±0.1 5.6±0.1 60.6±0.3 4.7±0.1 55.8±0.3 

≥ High school 1,387 2071.5±26.0 15.1±0.1 8.7±0.2 6.37±0.06 25.2±0.3 12.5±0.3 12.8±0.2 8.6±0.1 8.3±0.1 5.8±0.1 59.7±0.3 4.2±0.1 55.5±0.4 

P-value  <.0001 <.0001 0.019 0.0002 0.040 0.006 <.0001 0.148 0.071 <.0001 0.0001 <.0001 0.549 

Household income               

Lowest 594 1843.9±43.2 14.3±0.2 7.8±0.3 6.48±0.09 23.1±0.4 11.5±0.5 11.6±0.4 7.9±0.2 7.5±0.2 5.3±0.1 62.6±0.5 4.7±0.3 57.9±0.6 

Lower middle 1,801 1945.0±24.1 14.4±0.1 8.1±0.1 6.32±0.06 24.8±0.3 12.7±0.3 12.2±0.2 8.7±0.1 8.1±0.1 5.5±0.1 60.8±0.3 5.0±0.2 55.7±0.4 

Upper middle 2,398 1992.8±19.2 14.9±0.1 8.7±0.1 6.22±0.05 24.9±0.2 13.1±0.2 11.9±0.2 8.6±0.1 8.2±0.1 5.5±0.1 60.2±0.2 5.1±0.1 55.1±0.3 

Highest 2,096 1984.7±18.2 14.8±0.1 8.6±0.1 6.20±0.05 24.9±0.2 12.8±0.2 12.2±0.2 8.7±0.1 8.1±0.1 5.5±0.1 60.3±0.2 5.1±0.1 55.1±0.3 

P-value  0.009 0.012 0.002 0.016 0.002 0.020 0.346 0.0002 0.005 0.513 0.0002 0.416 <.0001 

Maternal education               

≤ Middle school 231 1982.0±70.7 14.0±0.3 7.7±0.4 6.30±0.12 23.8±0.8 12.1±0.7 11.8±0.7 8.5±0.4 7.7±0.3 5.1±0.2 62.2±0.9 5.1±0.5 57.0±0.9 

High school 2,225 1962.7±20.6 14.7±0.1 8.4±0.1 6.31±0.05 24.7±0.2 12.6±0.2 12.2±0.2 8.5±0.1 8.1±0.1 5.5±0.1 60.6±0.2 5.0±0.1 55.6±0.3 

≥ College 3,559 1981.7±16.6 14.8±0.1 8.6±0.1 6.22±0.04 25.0±0.2 13.2±0.2 11.9±0.1 8.8±0.1 8.2±0.1 5.5±0.1 60.3±0.2 5.2±0.1 55.0±0.2 

P-value  0.768 0.043 0.043 0.306 0.280 0.037 0.246 0.072 0.288 0.107 0.086 0.463 0.055 

Regional types1)               

Metropolitan 2,993 1952.2±18.7 14.8±0.1 8.5±0.1 6.24±0.04 24.8±0.2 12.9±0.2 11.9±0.1 8.6±0.1 8.1±0.1 5.5±0.1 60.5±0.2 5.1±0.1 55.3±0.2 

Urban 2,836 1983.2±18.0 14.6±0.1 8.3±0.1 6.29±0.05 24.6±0.2 12.5±0.2 12.2±0.2 8.6±0.1 8.1±0.1 5.5±0.1 60.8±0.3 5.0±0.1 55.7±0.3 

Rural 1,078 1952.4±30.5 14.6±0.2 8.4±0.2 6.24±0.08 25.0±0.4 13.0±0.4 12.0±0.3 8.8±0.1 8.2±0.2 5.4±0.1 60.4±0.4 4.9±0.2 55.4±0.5 

P-value  0.435 0.429 0.396 0.734 0.678 0.319 0.510 0.579 0.582 0.380 0.562 0.848 0.579 

All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error. 

1)Metropolitan areas includes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Urban areas include “dong” areas, while “eup” or “myeon” areas were categorized as rural areas including those located in metropolitan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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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백질 섭취량에 따른 성장지표 

단백질 섭취량에 따른 성장지표의 수준은 Table 2 와 같다. 대상자의 연령, 성별, 총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했을 때 총 단백질 섭취량이 많을수록 체중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ertile 1:44.3±0.3kg, tertile 3:45.3±0.3 kg, p for trend=0.012).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체중 (tertile 1:44.2±0.3 kg, tertile 3:45.3±0.3 kg, p for trend=0.005) 

과 BMI (tertile 1:19.3±0.1kg/m2, tertile 3:19.7±0.1 kg/m2, p for trend=0.001) 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장과 

HAZ 에 따른 단백질 섭취량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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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protein intake 

Total (n=6,907) Dietary protein intake (% of energy) 

Tertile 11) Tertile 2 Tertile 3 p-value p for trend 

Total protein      

Median (range) 11.2(4.3-12.7) 14.1(12.7-15.5) 17.7(15.5-42.6)   

Height (cm) 148.2±0.2 148.5±0.2 148.5±0.2 0.581 0.425 

HAZ 0.27±0.03 0.29±0.03 0.30±0.03 0.722 0.420 

Weight (kg) 44.3±0.3 44.5±0.3 45.3±0.3 0.030 0.012 

BMI (kg/m2) 19.3±0.1 19.4±0.1 19.7±0.1 0.015 0.007 

Animal protein      

Median (range) 4.3(0.0-6.1) 7.8(6.1-9.2) 12(9.4-37.5)   

Height (cm) 148.3±0.2 148.6±0.2 148.2±0.2 0.280 0.822 

HAZ 0.28±0.03 0.29±0.03 0.29±0.03 0.933 0.797 

Weight (kg) 44.2±0.3 44.7±0.3 45.3±0.3 0.018 0.005 

BMI (kg/m2) 19.3±0.1 19.4±0.1 19.7±0.1 0.002 0.001 

Plant protein      

Median (range) 4.7(0.1-5.5) 6.1(5.5-6.8) 7.8(6.8-20.0)   

Height (cm) 148.1±0.2 148.5±0.2 148.5±0.2 0.218 0.127 

HAZ 0.29±0.03 0.28±0.03 0.28±0.03 0.977 0.844 

Weight (kg) 44.7±0.3 44.7±0.3 44.7±0.3 0.999 0.963 

BMI (kg/m2) 19.5±0.1 19.4±0.1 19.4±0.1 0.698 0.460 

All values are presented as adjusted mean ± standard error after adjusting for age, sex, and total energy intake. 

BMI, body mass index; HAZ, height for z-score 

1)The number of subjects was 1,855 for tertile 1, 1,856 for tertile 2, and 1,856 for terti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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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섭취량에 따른 성별 성장지표의 수준은 Table 3 와 같다. 대상자의 연령, 총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했을 때 총 단백질 섭취량이 많을수록 남아에서 체중 (tertile 1: 

46.9±0.4 kg, tertile 3:48.5±0.4 kg, p for trend=0.02) 과 BMI (tertile 1:19.7±0.1 

kg/m2, tertile 3:20.3±0.1 kg/m2, p for trend=0.002)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도 유사하게 많이 먹을수록 체중 (tertile 1:46.6±0.4kg, tertile 

3:48.5±0.4 kg, p for trend=0.001) 과 BMI (tertile 1:19.6±0.1kg/m2, tertile 

3:20.3±0.1kg/m2, p for trend < 0.0001)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식물성 단백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아에서는 총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에 

따른 신장, HAZ, 체중, BMI 와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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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protein intake by sex group 

Total (n=6,907) Dietary protein intake (% of energy)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p-value p for trend 

Boys (n=3,588)1)      

Total protein      

Median (range) 11.3(4.9-12.9) 14.3(12.9-15.7) 18(15.7-39.5)   

Height (cm) 150.7±0.3 150.7±0.3 151.0±0.3 0.563 0.442 

HAZ 0.25±0.04 0.25±0.04 0.33±0.04 0.172 0.187 

Weight (kg) 46.9±0.4 47.2±0.4 48.5±0.4 0.014 0.004 

BMI (kg/m2) 19.7±0.1 19.9±0.1 20.3±0.1 0.010 0.002 

Animal protein      

Median (range) 4.5(0.0-6.1) 7.9(6.3-9.6) 12.3(9.6-34.5)   

Height (cm) 150.7±0.3 150.9±0.2 150.8±0.3 0.826 0.917 

HAZ 0.25±0.04 0.27±0.04 0.30±0.04 0.672 0.528 

Weight (kg) 46.6±0.4 47.6±0.4 48.5±0.4 0.009 0.001 

BMI (kg/m2) 19.6±0.1 19.9±0.1 20.3±0.1 0.001 0.000 

Plant protein      

Median (range) 4.7(0.1-5.5) 6.2(5.5-6.9) 7.8(6.9-20.0)   

Height (cm) 150.4±0.3 150.9±0.3 151.1±0.3 0.187 0.184 

HAZ 0.25±0.04 0.27±0.03 0.30±0.04 0.639 0.582 

Weight (kg) 47.8±0.4 47.1±0.4 47.7±0.4 0.517 0.694 

BMI (kg/m2) 20.1±0.1 19.8±0.1 19.9±0.1 0.213 0.311 

Girls (n=3,319)2)      

Total protein      

Median (range) 11.0(4.3-12.6) 13.8(12.6-15.2) 17.5(15.2-42.6)   

Height (cm) 145.8±0.3 146.1±0.3 145.8±0.3 0.606 0.807 

HAZ 0.28±0.04 0.33±0.04 0.27±0.04 0.461 0.775 

Weight (kg) 41.7±0.4 42.0±0.3 41.9±0.4 0.859 0.715 

BMI (kg/m2) 18.9±0.1 19.0±0.1 19.0±0.1 0.889 0.661 

Animal protein      

Median (range) 4.2(0.0-6.0) 7.5(6.0-9.1) 11.7(9.1-37.5)   

Height (cm) 145.7±0.3 146.3±0.3 145.8±0.3 0.221 0.865 

HAZ 0.29±0.04 0.31±0.04 0.28±0.04 0.811 0.737 

Weight (kg) 41.6±0.4 41.9±0.3 42.1±0.4 0.683 0.487 

BMI (kg/m2) 18.9±0.1 18.9±0.1 19.1±0.1 0.447 0.303 

Plant protein      

Median (range) 4.7(0.5-5.2) 6.1(5.4-6.7) 7.7(6.7-14.8)   

Height (cm) 145.8±0.3 146.1±0.3 145.8±0.3 0.635 0.920 

HAZ 0.31±0.04 0.30±0.04 0.27±0.03 0.642 0.389 

Weight (kg) 41.7±0.3 42.1±0.4 41.8±0.3 0.734 0.922 

BMI (kg/m2) 18.9±0.1 19.0±0.1 19.0±0.1 0.870 0.969 

All values are presented as adjusted mean ± standard error after adjusting for age, total energy intake. 

BMI, body mass index; HAZ, height for z-score 

1)The number of boy subjects was 959 for tertile 1, 959 for tertile 2, and 959 tertile 3. 

2)The number of girl subjects was 896 for tertile 1, 897 for tertile 2, and 897 for terti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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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섭취량에 따른 연령별 성장지표의 수준은 Table 4 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 총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했을 때 총 단백질 섭취량이 많을수록 6-11 세 아동에서 신장 

(tertile 1:134.9±0.3cm, tertile 3: 135.9±0.3cm, p for trend=0.021), 체중 (tertile 

1:32.8±0.3 kg, tertile 3:34.3±0.2 kg, p for trend=0.002), BMI (tertile 1:17.6±0.1 

kg/m2, tertile 3:18.1±0.1 kg/m2, p for trend=0.002)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BMI (tertile 1:17.7±0.1 kg/m2, tertile 3:18.1±0.1 kg/m2, p 

for trend=0.018) 가 증가하였고, 식물성 단백질과는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12-18 세 청소년에서는 총 단백질 섭취량이 많을수록 체중 (tertile 1:58.8±0.5 kg, 

tertile 3:60.0±0.4 kg, p for trend=0.021) 과 BMI (tertial 1:21.5±0.1 kg/m2, tertile 

3:21.8±0.1 kg/m2, p for trend=0.040)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섭취 그룹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각각 p=0.053, 0.159). 동물성 섭취량이 많을수록 체중 (tertile 

1:58.5±0.5 kg, tertile 3:60.2±0.4 kg, p for trend=0.001) 과 BMI (tertile 

1:21.4±0.1 kg/m2, tertile 3:21.9±0.1 kg/m2, p for trend=0.001)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식물성 단백질과는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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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protein intake by age group 

Total (n=6,907) Dietary protein intake (% of energy)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p-value p for trend 

Children(6-11years) (n=3,701)1)      

Total protein      

Median (range) 11.2(4.3-12.6) 13.9(12.7-15.2) 17.3(15.2-37.6)   

Height (cm) 134.9±0.3 135.4±0.3 135.9±0.3 0.030 0.021 

HAZ 0.29±0.03 0.35±0.03 0.28±0.03 0.099 0.926 

Weight (kg) 32.8±0.3 33.4±0.2 34.3±0.2 0.0004 0.002 

BMI (kg/m2) 17.6±0.1 17.8±0.1 18.1±0.1 0.0003 0.004 

Animal protein      

Median (range) 4.5(0.0-6.2) 7.6(6.2-9.2) 11.5(9.2-32.1)   

Height (cm) 135.4±0.3 135.2±0.3 135.6±0.3 0.587 0.584 

HAZ 0.33±0.03 0.29±0.03 0.30±0.02 0.469 0.474 

Weight (kg) 33.2±0.3 33.3±0.2 34.0±0.2 0.026 0.079 

BMI (kg/m2) 17.7±0.1 17.8±0.1 18.1±0.1 0.001 0.018 

Plant protein      

Median (range) 4.7(1.1-5.2) 6.0(5.4-6.7) 7.6(6.7-15.2)   

Height (cm) 135.1±0.3 135.2±0.3 135.9±0.3 0.068 0.075 

HAZ 0.29±0.03 0.32±0.03 0.31±0.03 0.611 0.578 

Weight (kg) 33.5±0.2 33.3±0.2 33.7±0.2 0.370 0.429 

BMI (kg/m2) 17.9±0.1 17.8±0.1 17.8±0.1 0.384 0.835 

Adolescents(12-18years) (n=2,582)2)      

Total protein      

Median (range) 11.2(4.6-12.9) 14.3(12.9-15.8) 18.4(15.8-42.6)   

Height (cm) 165.0±0.3 164.7±0.2 165.4±0.3 0.151 0.254 

HAZ 0.24±0.04 0.21±0.04 0.28±0.04 0.372 0.357 

Weight (kg) 58.8±0.5 58.6±0.5 60.0±0.4 0.053 0.023 

BMI (kg/m2) 21.5±0.1 21.5±0.1 21.8±0.1 0.159 0.040 

Animal protein      

Median (range) 4.1(0.0-6.1) 7.9(6.1-9.7) 12.7(9.7-37.5)   

Height (cm) 165.0±0.2 164.9±0.3 165.2±0.2 0.611 0.451 

HAZ 0.21±0.04 0.26±0.04 0.26±0.04 0.524 0.448 

Weight (kg) 58.5±0.5 58.7±0.5 60.2±0.4 0.013 0.003 

BMI (kg/m2) 21.4±0.1 21.4±0.1 21.9±0.1 0.014 0.003 

Plant protein      

Median (range) 4.7(0.1-5.6) 6.3(5.6-7.0) 8.0(7.0-20.0)   

Height (cm) 165.0±0.3 164.9±0.2 165.2±0.2 0.657 0.802 

HAZ 0.25±0.04 0.24±0.04 0.23±0.04 0.920 0.504 

Weight (kg) 59.5±0.5 58.6±0.5 59.4±0.5 0.333 0.740 

BMI (kg/m2) 21.7±0.1 21.4±0.1 21.6±0.1 0.415 0.695 

All values are presented as adjusted mean ± standard error after adjusting for sex, total energy intake. 

BMI, body mass index; HAZ, height for z-score 

1)The number of children subjects was 994 for tertile 1, 995 for tertile 2, and 994 tertile 3. 

2)The number of adolescent subjects was 861 for tertile 1, 862 for tertile 2, and 861 for terti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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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 섭취량에 따른 성장지표  

지방 섭취량에 따른 성장지표의 수준은 Table 5 와 같다. 대상자의 연령, 성별, 

총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했을 때 총 지방과 동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 섭취량에서 

대부분의 성장지표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고, 동물성 지방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BMI (tertile 1:19.3±0.1 kg/m2, tertile 3:19.7±0.1 kg/m2, p for trend=0.007) 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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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fat intake 

Total (n=6,907) 

 

Dietary fat intake (% of energy) 

Tertile 11) Tertile 2 Tertile 3 p-value p for trend 

Total fat      

Median (range) 17.1(2.4-20.8) 23.9(20.8-27.1) 32.2(27.3-59.6)   

Height (cm) 148.4±0.2 148.6±0.2 148.1±0.2 0.193 0.263 

HAZ 0.28±0.03 0.31±0.03 0.27±0.03 0.457 0.874 

Weight (kg) 44.7±0.3 44.7±0.3 44.8±0.3 0.941 0.799 

BMI (kg/m2) 19.4±0.1 19.4±0.1 19.6±0.1 0.439 0.280 

Animal fat      

Median (range) 5.5(0.0-8.5) 11.4(8.5-14.7) 19.7(14.7-54.0)   

Height (cm) 148.6±0.2 148.3±0.2 148.2±0.2 0.301 0.143 

HAZ 0.32±0.03 0.26±0.03 0.28±0.03 0.279 0.444 

Weight (kg) 44.6±0.3 44.5±0.3 45.1±0.3 0.251 0.151 

BMI (kg/m2) 19.3±0.1 19.4±0.1 19.7±0.1 0.026 0.007 

Plant fat      

Median (range) 5.8(0.0-8.2) 10.9(8.4-13.8) 18(13.8-47.7)   

Height (cm) 148.4±0.2 148.3±0.2 148.4±0.2 0.933 0.835 

HAZ 0.28±0.03 0.29±0.03 0.29±0.03 0.886 0.713 

Weight (kg) 45.0±0.3 44.8±0.3 44.4±0.3 0.434 0.200 

BMI (kg/m2) 19.6±0.1 19.5±0.1 19.4±0.1 0.277 0.110 

All values are presented as adjusted mean ± standard error after adjusting for age, sex, and total energy intake. 

BMI, body mass index; HAZ, height for z-score 

1)The number of subjects was 1,855 for tertile 1, 1,856 for tertile 2, and 1,856 for terti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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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섭취량에 따른 성별 성장지표의 수준은 Table 6 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 

총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했을 때 동물성 지방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남아에서 키 (tertile 

1:151.3±0.3cm, tertile 3:150.2±0.3cm, p for trend=0.010) 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BMI (tertile 1:19.8±0.1 kg/m2, tertile 3:20.3±0.1 kg/m2, p for trend=0.001)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총 지방과 식물성 지방 섭취량에서는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여아에서는 총 지방,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 섭취량에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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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fat intake by sex group 

Subgroup 

 

Dietary fat intake (% of energy)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p-value p for trend 

Boys (n=3,588)1)      

Total fat      

Median (range) 17.3(5.1-21.0) 24.1(21.0-27.5) 32.5(27.5-59.6)   

Height (cm) 150.9±0.3 151.1±0.3 150.5±0.3 0.323 0.234 

HAZ 0.29±0.04 0.31±0.04 0.23±0.04 0.395 0.304 

Weight (kg) 47.3±0.4 47.5±0.4 47.8±0.4 0.734 0.404 

BMI (kg/m2) 19.8±0.1 19.9±0.1 20.1±0.1 0.260 0.086 

Animal fat      

Median (range) 5.7(0.0-8.5) 11.3(8.5-14.8) 19.9(14.9-54.0)   

Height (cm) 151.3±0.3 150.9±0.2 150.2±0.3 0.022 0.010 

HAZ 0.33±0.04 0.27±0.03 0.22±0.04 0.149 0.072 

Weight (kg) 47.4±0.4 47.1±0.4 48.1±0.4 0.231 0.152 

BMI (kg/m2) 19.8±0.1 19.8±0.1 20.3±0.1 0.007 0.003 

Plant fat      

Median (range) 5.9(0.0-8.6) 11.1(8.6-13.9) 18.1(13.9-47.7)   

Height (cm) 150.6±0.3 150.8±0.3 151.0±0.3 0.598 0.301 

HAZ 0.25±0.04 0.29±0.04 0.29±0.04 0.744 0.547 

Weight (kg) 47.5±0.4 47.8±0.4 47.4±0.4 0.713 0.827 

BMI (kg/m2) 20.0±0.1 20.0±0.1 19.9±0.1 0.689 0.521 

Girls (n=3,319)2)           

Total fat           

Median (range) 16.8(2.4-20.6) 23.7(20.6-27.1) 31.8(27.1-54.7)     

Height (cm) 145.9±0.3 146.0±0.3 145.9±0.3 0.963 0.581 

HAZ 0.26±0.04 0.31±0.04 0.32±0.04 0.566 0.600 

Weight (kg) 41.9±0.4 41.9±0.4 41.9±0.3 0.988 0.752 

BMI (kg/m2) 19.0±0.1 18.9±0.1 19.0±0.1 0.935 0.502 

Animal fat           

Median (range) 5.3(0.0-8.5) 11.4(8.5-14.5) 19.6(14.5-50.1)     

Height (cm) 145.8±0.3 145.8±0.3 146.1±0.3 0.616 0.313 

HAZ 0.30±0.04 0.24±0.04 0.34±0.04 0.251 0.407 

Weight (kg) 41.6±0.4 42.0±0.3 42.1±0.4 0.650 0.416 

BMI (kg/m2) 18.9±0.1 19.1±0.1 19.0±0.1 0.419 0.389 

Plant fat           

Median (range) 5.6(0.0-8.2) 10.7(8.2-13.7) 17.7(13.8-45.0)     

Height (cm) 146.2±0.3 145.9±0.3 145.7±0.3 0.422 0.220 

HAZ 0.29±0.04 0.30±0.04 0.29±0.03 0.968 0.909 

Weight (kg) 42.5±0.4 41.7±0.3 41.5±0.3 0.151 0.109 

BMI (kg/m2) 19.2±0.1 18.9±0.1 18.9±0.1 0.116 0.094 

All values are presented as adjusted mean ± standard error after adjusting for age, total energy intake. 

BMI, body mass index; HAZ, height for z-score 

1)The number of boy subjects was 959 for tertile 1, 959 for tertile 2, and 959 tertile 3. 

2)The number of girl subjects was 896 for tertile 1, 897 for tertile 2, and 897 for terti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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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섭취량에 따른 연령별 성장지표의 수준은 Table 7 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 

총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했을 때 동물성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6-11 세 아동에서 BMI 

(tertile 1:17.8±0.1 kg/m2, tertile 3:18.1±0.1 kg/m2, p for trend=0.030)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신장은 섭취량이 중간인 그룹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tertile 

1:136.0±0.3cm, tertile 2:134.8±0.3cm, tertile 3:135.5±0.3, p-value=0.008). HAZ 

(tertile 1:0.32±0.03, tertile 2:0.25±0.03, tertile 3:0.35±0.03, p=0.020) 와 

체중(tertile 1:33.8±0.3 kg, tertile 3:34.0±0.2kg, p=0.001) 도 마찬가지로 유의하게 

낮았다. 총 지방 및 식물성 지방 섭취량에서는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12-

18 세 청소년의 신장 그룹에서 중간으로 섭취한 그룹이 유의하게 낮았고 (tertile 

1:164.8±0.3cm, tertile 2:165.1±0.3cm, tertile 3:165.2±0.2cm, p=0.045), 나머지 

지표들 및 총 지방, 식물성 지방 섭취량에 따른 유의한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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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fat intake by age group 

Total (n=6,907) Dietary fat intake (% of energy)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p-value p for trend 

Children(6-11years) (n=3,701)1)      

Total fat      

Median (range) 17.2(2.4-20.8) 23.8(20.8-27) 31.4(27-57.1)   

Height (cm) 135.4±0.3 135.6±0.3 135.2±0.3 0.672 0.611 

HAZ 0.28±0.03 0.34±0.03 0.30±0.03 0.177 0.790 

Weight (kg) 33.3±0.3 33.8±0.3 33.5±0.2 0.384 0.700 

BMI (kg/m2) 17.7±0.1 17.9±0.1 17.9±0.1 0.193 0.283 

Animal fat      

Median (range) 6.2(0.0-9.1) 11.8(9.1-15.0) 19.8(15.0-53.0)   

Height (cm) 136.0±0.3 134.8±0.3 135.5±0.3 0.008 0.612 

HAZ 0.32±0.03 0.25±0.03 0.35±0.03 0.020 0.475 

Weight (kg) 33.8±0.3 32.8±0.2 34.0±0.2 0.001 0.299 

BMI (kg/m2) 17.8±0.1 17.7±0.1 18.1±0.1 0.001 0.030 

Plant fat      

Median (range) 5.6(0.4-8.0) 10.3(8.0-13.0) 16.9(13.1-45.0)   

Height (cm) 135.4±0.3 135.5±0.3 135.3±0.3 0.854 0.744 

HAZ 0.31±0.03 0.31±0.02 0.29±0.03 0.863 0.885 

Weight (kg) 33.7±0.3 33.6±0.2 33.2±0.3 0.422 0.698 

BMI (kg/m2) 18.0±0.1 17.9±0.1 17.7±0.1 0.083 0.274 

Adolescents (12-18years) 

(n=2,582)2) 
          

Total fat           

Median (range) 16.9(3.1-20.7) 24.1(20.7-27.8) 33.1(27.8-59.6)     

Height (cm) 165.1±0.2 165.2±0.2 164.8±0.3 0.536 0.522 

HAZ 0.24±0.04 0.27±0.04 0.22±0.04 0.687 0.693 

Weight (kg) 59.4±0.5 58.8±0.4 59.3±0.5 0.597 0.786 

BMI (kg/m2) 21.6±0.2 21.4±0.1 21.7±0.1 0.327 0.564 

Animal fat           

Median (range) 4.8(0.0-7.8) 10.6(7.8-14.2) 19.7(14.2-54.0)     

Height (cm) 165.5±0.2 164.7±0.3 164.8±0.3 0.045 0.101 

HAZ 0.27±0.04 0.25±0.04 0.20±0.04 0.429 0.205 

Weight (kg) 59.2±0.5 58.6±0.4 59.7±0.5 0.271 0.384 

BMI (kg/m2) 21.5±0.2 21.5±0.1 21.8±0.2 0.236 0.127 

Plant fat           

Median (range) 6.0(0.0-9.0) 11.7(9.0-14.7) 19.1(14.7-47.7)     

Height (cm) 164.8±0.3 165.1±0.3 165.2±0.2 0.419 0.234 

HAZ 0.20±0.04 0.28±0.04 0.24±0.04 0.333 0.957 

Weight (kg) 59.3±0.5 59.3±0.5 58.9±0.4 0.778 0.723 

BMI (kg/m2) 21.7±0.2 21.6±0.1 21.5±0.1 0.479 0.380 

All values are presented as adjusted mean ± standard error after adjusting for sex, total energy intake. 

BMI, body mass index; HAZ, height for z-score 

1)The number of children subjects was 994 for tertile 1, 995 for tertile 2, and 994 tertile 3. 

2)The number of adolescent subjects was 861 for tertile 1, 862 for tertile 2, and 861 for terti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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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산 섭취량에 따른 성장지표 

지방산 섭취량에 따른 성장지표의 수준은 Table 8 과 같다. 연령, 성별, 총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했을 때 포화지방산 및 단일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의 섭취량에 

따른 신장, HAZ, 체중 및 BMI 는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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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fatty acid intake 

Total (n=6,907) 

 

Dietary fatty acid intake (% of energy) 

Tertile 11) Tertile 2 Tertile 3 p-value p for trend 

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5.3(0.5-6.9) 8.2(6.9-9.7) 11.9(9.7-26.8)   

Height (cm) 148.4±0.2 148.7±0.2 148.0±0.2 0.047 0.103 

HAZ 0.28±0.03 0.30±0.03 0.28±0.03 0.796 0.982 

Weight (kg) 44.9±0.3 44.9±0.3 44.4±0.3 0.364 0.236 

BMI (kg/m2) 19.5±0.1 19.5±0.1 19.4±0.1 0.852 0.771 

Monoun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5.1(0.3-6.2) 7.6(6.4-8.8) 10.9(8.8-25.8)   

Height (cm) 148.4±0.2 148.4±0.2 148.3±0.2 0.872 0.646 

HAZ 0.28±0.03 0.30±0.03 0.29±0.03 0.839 0.861 

Weight (kg) 44.5±0.3 44.7±0.3 45.0±0.3 0.510 0.247 

BMI (kg/m2) 19.3±0.1 19.5±0.1 19.6±0.1 0.264 0.108 

Polyun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3.2(0.7-4.1) 5.0(4.1-6.0) 7.5(6.0-27.7)   

Height (cm) 148.4±0.2 148.3±0.2 148.4±0.2 0.939 0.786 

HAZ 0.26±0.03 0.30±0.03 0.30±0.03 0.440 0.257 

Weight (kg) 44.5±0.3 44.5±0.3 45.2±0.3 0.206 0.113 

BMI (kg/m2) 19.4±0.1 19.4±0.1 19.6±0.1 0.186 0.093 

All values are presented as adjusted mean ± standard error after adjusting for age, sex, and total energy intake 

BMI, body mass index; HAZ, height for z-score 

1)The number of subjects was 1,855 for tertile 1, 1,856 for tertile 2, and 1,856 for tertile 3. 

 

 

 

 

 

 

 

 

 

 



- 52 - 

 

지방산 섭취량에 따른 성별 성장지표의 수준은 Table 9 와 같다. 연령, 총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했을 때 남아에서 단일불포화지방산이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BMI 가 

증가하였으나 (tertile 1:19.8±0.1kg/m2, tertile 3:20.4±0.1kg/m2, p for trend=0.022), 

섭취 그룹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p=0.060). 다가불포화지방산의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체중 (tertile 1:46.9±0.4kg, tertile 3:49.0±0.4kg, p for trend=0.001) 과 

BMI (tertile 1:19.7±0.1kg/m2, tertile 3:20.4±0.1kg/m2, p for trend=0.0008)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여아에서는 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 

섭취량에 따른 성장지표와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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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fatty acid intake by sex group 

Subgroup 

 

Dietary fatty acid intake (% of energy)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p-value p for trend 

Boys (n=3,588)1)      

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5.4(1.3-6.9) 8.2(6.9-9.8) 11.8(9.8-26.1)   

Height (cm) 151.0±0.3 151.0±0.3 150.3±0.3 0.118 0.047 

HAZ 0.32±0.04 0.28±0.04 0.23±0.04 0.220 0.060 

Weight (kg) 47.9±0.4 47.6±0.4 47.2±0.4 0.497 0.203 

BMI (kg/m2) 20.0±0.1 20.0±0.1 19.9±0.1 0.870 0.584 

Monoun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5.2(0.3-6.5) 7.7(6.5-9.0) 11.0(9.0-25.8)   

Height (cm) 150.9±0.3 151.1±0.3 150.5±0.3 0.341 0.414 

HAZ 0.29±0.04 0.29±0.04 0.26±0.04 0.823 0.699 

Weight (kg) 47.1±0.4 47.4±0.4 48.1±0.4 0.285 0.117 

BMI (kg/m2) 19.8±0.1 19.9±0.1 20.2±0.1 0.060 0.022 

Polyun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3.3(0.7-4.2) 5.1(4.2-6.1) 7.6(6.1-27.7)   

Height (cm) 150.6±0.3 150.7±0.3 151.1±0.3 0.522 0.268 

HAZ 0.22±0.04 0.28±0.04 0.33±0.04 0.099 0.039 

Weight (kg) 46.9±0.4 46.8±0.4 49.0±0.4 0.0005 0.001 

BMI (kg/m2) 19.7±0.1 19.7±0.1 20.4±0.1 0.0002 0.0008 

Girls (n=3,319)2)      

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5.2(0.5-6.8) 8.1(6.8-9.7) 11.9(9.7-26.8)   

Height (cm) 145.7±0.3 146.3±0.3 145.8±0.2 0.213 0.708 

HAZ 0.23±0.04 0.32±0.04 0.34±0.04 0.134 0.053 

Weight (kg) 41.6±0.4 42.3±0.4 41.8±0.3 0.421 0.814 

BMI (kg/m2) 18.9±0.1 19.1±0.1 19.0±0.1 0.702 0.800 

Monoun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5.0(0.6-6.1) 7.5(6.3-8.7) 10.7(8.7-24.6)   

Height (cm) 145.8±0.3 146.0±0.3 145.9±0.3 0.959 0.721 

HAZ 0.26±0.04 0.31±0.04 0.31±0.04 0.610 0.489 

Weight (kg) 41.6±0.4 42.3±0.4 41.7±0.3 0.292 0.923 

BMI (kg/m2) 18.9±0.1 19.2±0.1 18.9±0.1 0.148 0.931 

Polyun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3.1(0.7-4.0) 4.9(4.0-5.9) 7.4(5.9-21.9)   

Height (cm) 146.0±0.3 145.9±0.3 145.8±0.3 0.869 0.481 

HAZ 0.27±0.04 0.34±0.04 0.27±0.04 0.275 0.620 

Weight (kg) 42.1±0.4 42.2±0.4 41.4±0.3 0.206 0.136 

BMI (kg/m2) 19.1±0.1 19.1±0.1 18.8±0.1 0.119 0.114 

All values are presented as adjusted mean ± standard error after adjusting for age, total energy intake. 

BMI, body mass index; HAZ, height for z-score 

1)The number of boy subjects was 959 for tertile 1, 959 for tertile 2, and 959 tertile 3. 

2)The number of girl subjects was 896 for tertile 1, 897 for tertile 2, and 897 for terti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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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 섭취량에 따른 연령별 성장지표의 수준은 Table 10 과 같다. 성별, 총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했을 때 6-11 세 아동에서 다가불포화지방산의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BMI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ertile 1:17.6±0.1kg/m2, tertile 3:18.0±0.1 kg/m2, p 

for trend=0.021). 포화지방산과 단일불포화지방산의 섭취량에 따른 성장지표와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12-18 세 청소년 또한, 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 섭취량에 따른 성장지표와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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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fatty acid intake by age group 

Total (n=6,907) Dietary fatty acid intake (% of energy)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p-value p for trend 

Children (6-11years) (n=3,701)1)           

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5.6(0.5-7.0) 8.4(7.0-9.9) 11.9(9.9-26.8)     

Height (cm) 135.5±0.3 135.9±0.3 134.9±0.3 0.019 0.167 

HAZ 0.28±0.03 0.34±0.03 0.30±0.03 0.286 0.593 

Weight (kg) 33.5±0.2 34.0±0.3 33.0±0.2 0.016 0.213 

BMI (kg/m2) 17.8±0.1 18.0±0.1 17.8±0.1 0.124 0.652 

Monoun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5.1(0.6-6.2) 7.5(6.4-8.7) 10.7(8.7-25.8)     

Height (cm) 135.4±0.3 135.3±0.3 135.6±0.3 0.778 0.812 

HAZ 0.27±0.03 0.32±0.03 0.33±0.02 0.280 0.348 

Weight (kg) 33.4±0.3 33.6±0.3 33.5±0.2 0.818 0.887 

BMI (kg/m2) 17.8±0.1 17.9±0.1 17.8±0.1 0.490 0.835 

Polyun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3.1(0.7-4.0) 4.9(4.0-5.8) 7.2(5.8-20.6)     

Height (cm) 135.4±0.3 135.1±0.3 135.8±0.3 0.210 0.623 

HAZ 0.29±0.03 0.31±0.02 0.32±0.03 0.705 0.596 

Weight (kg) 33.1±0.3 33.3±0.2 34.1±0.3 0.017 0.050 

BMI (kg/m2) 17.6±0.1 17.9±0.1 18.0±0.1 0.010 0.021 

Adolescents (12-18years) (n=2,582)2)           

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5.0(0.6-6.6) 8.0(6.6-9.5) 11.9(9.5-26.6)     

Height (cm) 165.3±0.2 164.9±0.2 164.8±0.3 0.300 0.330 

HAZ 0.26±0.04 0.24±0.04 0.22±0.04 0.827 0.784 

Weight (kg) 59.5±0.5 59.0±0.5 58.9±0.5 0.589 0.482 

BMI (kg/m2) 21.6±0.2 21.6±0.1 21.6±0.1 0.900 0.734 

Monoun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5.1(0.3-6.2) 7.7(6.4-9.0) 11.1(9.0-25.0)     

Height (cm) 165.2±0.3 164.9±0.2 165.0±0.3 0.718 0.858 

HAZ 0.25±0.04 0.26±0.04 0.21±0.04 0.636 0.607 

Weight (kg) 58.9±0.5 58.8±0.4 59.8±0.5 0.234 0.132 

BMI (kg/m2) 21.4±0.1 21.5±0.1 21.8±0.2 0.207 0.089 

Polyun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3.3(0.7-4.2) 5.2(4.2-6.1) 7.9(6.3-27.7)     

Height (cm) 164.5±0.3 165.5±0.2 165.0±0.2 0.014 0.129 

HAZ 0.19±0.04 0.31±0.04 0.22±0.04 0.074 0.414 

Weight (kg) 58.6±0.5 59.2±0.5 59.6±0.5 0.250 0.167 

BMI (kg/m2) 21.5±0.1 21.5±0.1 21.7±0.1 0.376 0.441 

All values are presented as adjusted mean ± standard error after adjusting for sex, total energy intake. 

BMI, body mass index; HAZ, height for z-score 

1)The number of children subjects was 994 for tertile 1, 995 for tertile 2, and 994 tertile 3. 

2)The number of adolescent subjects was 861 for tertile 1, 862 for tertile 2, and 861 for terti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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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백질 섭취량과 과체중 및 비만과의 연관성 

단백질 섭취량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11 에 

제시하였다. Model 1 은 연령, 성별, 가구소득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총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하였고, 추가적으로 단백질 (Model 2)과 탄수화물 (Model 3)을 각각 보정하였다.  

연령, 성별, 가구소득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총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했을 때, 전체 

대상자에서 총 단백질 섭취량이 가장 높은 삼분위수 그룹은 가장 적게 섭취한 삼분위수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1.34 배 더 높았다 (OR, 1.34, 95% CI, 1.12-

1.59, p for trend=0.001). 이와 유사하게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높아질수록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OR, 1.44, 95% CI, 1.20-1.72, p for trend 

< 0.0001),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총 단백질 섭취량은 지방 

섭취량을 보정한 후에는 유의한 연관성이 유지되었으나, 탄수화물을 추가 보정한 

경우에는 연관성이 사라졌으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에서는 지방 섭취량과 탄수화물 

섭취량을 추가 보정하여도 연관성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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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ORs and 95% CIs of overweight and obesity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protein intake 

Total (n=4,820) Dietary protein intake (% of energy) 

Tertile 11) Tertile 2 Tertile 3 p for trend 

Total protein      

Median (range) 11.19(4.29-12.74) 14.05(12.74-15.48) 17.75(15.48-42.60)  

Model 1 OR (95% CI)2) 1.00 1.09(0.91-1.30) 1.34(1.12-1.59) 0.001 

Model 2 OR (95% CI)3) 1.00 1.08(0.90-1.29) 1.31(1.10-1.56) 0.002 

Model 3 OR (95% CI)4) 1.00 1.04(0.87-1.25) 1.20(0.98-1.47) 0.063 

Animal protein      

Median (range) 4.34(0.00-6.15) 7.75(6.15-9.40) 11.98(9.40-37.48)  

Model 1 OR (95% CI) 1.00 1.19(0.99-1.43) 1.44(1.20-1.72) <.0001 

Model 2 OR (95% CI) 1.00 1.18(0.98-1.42) 1.41(1.17-1.70) 0.0003 

Model 3 OR (95% CI) 1.00 1.15(0.95-1.39) 1.32(1.06-1.64) 0.013 

Plant protein      

Median (range) 4.70(0.14-5.48) 6.13(5.48-6.82) 7.76(6.82-19.99)  

Model 1 OR (95% CI) 1.00 0.85(0.72-1.01) 0.93(0.79-1.10) 0.474 

Model 2 OR (95% CI) 1.00 0.89(0.74-1.06) 0.99(0.83-1.18) 0.980 

Model 3 OR (95% CI) 1.00 0.93(0.78-1.11) 1.05(0.88-1.26) 0.510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1)The number of subjects was 1,855 for tertile 1, 1,856 for tertile 2, and 1,856 for tertile 3. 

2)Adjusted for age, sex,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total energy intake. 

3)Adjusted for age, total energy intake,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fat intake.  

4)Adjusted for age, sex,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total energy intake, and carbohydrate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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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층화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Table 12 에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연령, 

가구소득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총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하고, 추가적으로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보정하였다. 남아에서만 총 단백질 섭취량과 과체중 및 비만과의 연관성이 

관찰되었고 (OR, 1.45, 95% CI, 1.14-1.85, p for trend=0.001), 이 결과는 지방 

섭취량을 추가 보정한 후에도 유지되었다. 남아와 여아 모두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과 

과체중 및 비만과의 연관성이 관찰되었고 (남아;OR, 1.56, 95% CI, 1.22-1.99, p for 

trend=0.0004, 여아;OR, 1.38, 95% CI, 1.07-1.78, p for trend=0.031), 지방 섭취량을 

추가 보정한 후에도 유지되었다. 여아에서는 탄수화물을 보정했을 때에도 과체중 및 

비만과의 연관성이 유지되었다 (OR, 1.46, 95% CI, 1.08-1.98).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과 과체중 및 비만과의 연관성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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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ORs and 95% CIs of overweight and obesity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protein intake stratified by 

sex group 

Total (n=4,820) Dietary protein intake (% of energy)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p for trend 

Boys (n=2,485)1)         

Total protein          

Median (range) 11.31(4.91-12.91) 14.31(12.91-15.73) 18.03(15.73-39.48)   

Model 1 OR (95% CI)2) 1.00 1.25(0.99-1.59) 1.45(1.14-1.85) 0.003 

Model 2 OR (95% CI)3) 1.00 1.23(0.97-1.56) 1.40(1.10-1.80) 0.008 

Model 3 OR (95% CI)4) 1.00 1.16(0.91-1.48) 1.22(0.92-1.61) 0.174 

Animal protein          

Median (range) 4.49(0.00-6.26) 7.94(6.26-9.65) 12.30(9.65-34.50)   

Model 1 OR (95% CI) 1.00 1.37(1.08-1.75) 1.56(1.22-1.99) 0.0004 

Model 2 OR (95% CI) 1.00 1.35(1.06-1.71) 1.48(1.14-1.92) 0.003 

Model 3 OR (95% CI) 1.00 1.28(1.00-1.64) 1.29(0.95-1.75) 0.097 

Plant protein          

Median (range) 4.73(0.14-5.53) 6.17(5.53-6.89) 7.81(6.89-19.99)   

Model 1 OR (95% CI) 1.00 0.77(0.61-0.98) 0.91(0.73-1.15) 0.472 

Model 2 OR (95% CI) 1.00 0.83(0.65-1.06) 1.00(0.79-1.28) 0.885 

Model 3 OR (95% CI) 1.00 0.89(0.69-1.14) 1.09(0.85-1.40) 0.433 

Girls (n=2,335)5)         

Total protein          

Median (range) 11.04(4.29-12.58) 13.81(12.58-15.20) 17.50(15.20-42.60)   

Model 1 OR (95% CI) 1.00 1.04(0.78-1.37) 1.22(0.94-1.58) 0.113 

Model 2 OR (95% CI) 1.00 1.04(0.78-1.37) 1.22(0.93-1.59) 0.116 

Model 3 OR (95% CI) 1.00 1.03(0.78-1.37) 1.21(0.90-1.63) 0.177 

Animal protein          

Median (range) 4.16(0.00-6.03) 7.53(6.03-9.10) 11.68(9.11-37.48)   

Model 1 OR (95% CI) 1.00 1.18(0.90-1.54) 1.38(1.07-1.78) 0.033 

Model 2 OR (95% CI) 1.00 1.19(0.90-1.57) 1.41(1.08-1.84) 0.030 

Model 3 OR (95% CI) 1.00 1.21(0.91-1.61) 1.46(1.08-1.98) 0.043 

Plant protein          

Median (range) 4.66(0.51-5.44) 6.08(5.44-6.75) 7.72(6.75-14.78)   

Model 1 OR (95% CI) 1.00 0.94(0.72-1.22) 0.96(0.74-1.24) 0.764 

Model 2 OR (95% CI) 1.00 0.94(0.71-1.23) 0.96(0.73-1.25) 0.782 

Model 3 OR (95% CI) 1.00 0.96(0.73-1.27) 0.99(0.76-1.30) 0.993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1)The number of boy subjects was 959 for tertile 1, 959 for tertile 2, and 959 for tertile 3. 

2)Adjusted for age, total energy intake,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3)Adjusted for age, total energy intake,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fat intake. 

4)Adjusted for age, total energy intake,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carbohydrate intake. 

5)The number of girl subjects was 896 for tertile 1, 897 for tertile 2, and 897 for terti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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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라 층화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Table 13 에 제시하였다. 6-11 세 아동에서는 

성별, 가구소득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총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하였고, 12-18 세 

청소년에서는 좌식시간을 추가로 보정하였다. 6-11 세 아동에서 총 단백질 섭취량과 

과체중 및 비만과의 연관성이 관찰되었고 (OR, 1.32, 95% CI, 1.03-1.69, p for 

trend=0.011), 12-18 세 청소년 또한 연관성이 관찰되었다 (OR, 1.33, 95% CI, 1.04-

1.69), p for trend=0.012). 이 결과들은 지방을 추가 보정해도 유지되었다. 동물성 

섭취량과의 연관성에서도 연관성이 관찰되었다 (6-11 세 아동;OR, 1.40, 95% CI, 1.09-

1.79, p for trend=0.011, 12-18 세 청소년;OR, 1.49, 95% CI, 1.16-1.92, p for 

trend=0.012). 지방을 추가 보정한 후에도 연관성은 유지되었고, 12-18 세 

청소년에서는 탄수화물을 추가 보정한 후에도 유지되었다 (OR, 0.38, 95% CI, 1.01-

1.89, p for trend=0.032). 식물성 단백질과는 6-11 세 아동과 12-18 세 청소년에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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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ORs and 95% CIs of overweight and obesity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protein intake stratified by 

age group 

Total (n=4,820) Dietary protein intake (% of energy)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p for trend 

Children(6-11years) (n=2,618)1)         

Total protein          

Median (range) 11.19(4.29-12.65) 13.86(12.65-15.24) 17.27(15.24-37.62)   

Model 1 OR (95% CI)2) 1.00 1.11(0.87-1.40) 1.32(1.03-1.69) 0.011 

Model 2 OR (95% CI)3) 1.00 1.09(0.86-1.39) 1.29(1.01-1.66) 0.019 

Model 3 OR (95% CI)4) 1.00 1.06(0.83-1.35) 1.20(0.91-1.59) 0.100 

Animal protein          

Median (range) 4.52(0.00-6.16) 7.64(6.16-9.21) 11.54(9.21-32.05)   

Model 1 OR (95% CI) 1.00 1.24(0.97-1.60) 1.40(1.09-1.79) 0.011 

Model 2 OR (95% CI) 1.00 1.23(0.95-1.59) 1.37(1.05-1.78) 0.026 

Model 3 OR (95% CI) 1.00 1.19(0.92-1.55) 1.29(0.95-1.74) 0.136 

Plant protein          

Median (range) 4.69(1.06-5.43) 6.04(5.43-6.69) 7.58(6.69-15.18)   

Model 1 OR (95% CI) 1.00 1.01(0.80-1.27) 1.00(0.79-1.27) 0.729 

Model 2 OR (95% CI) 1.00 1.06(0.83-1.34) 1.07(0.84-1.38) 0.371 

Model 3 OR (95% CI) 1.00 1.09(0.86-1.39) 1.12(0.87-1.45) 0.231 

Adolescents (12-18years) 

(n=2,184)5) 
        

Total protein          

Median (range) 11.20(4.63-12.86) 14.28(12.86-15.83) 18.43(15.83-42.60)   

Model 1 OR (95% CI) 1.00 1.15(0.89-1.49) 1.33(1.04-1.69) 0.012 

Model 2 OR (95% CI) 1.00 1.14(0.88-1.48) 1.31(1.02-1.67) 0.020 

Model 3 OR (95% CI) 1.00 1.10(0.84-1.44) 1.19(0.90-1.58) 0.164 

Animal protein          

Median (range) 4.13(0.00-6.08) 7.87(6.09-9.70) 12.70(9.70-37.48)   

Model 1 OR (95% CI) 1.00 1.21(0.93-1.57) 1.49(1.16-1.92) 0.001 

Model 2 OR (95% CI) 1.00 1.20(0.92-1.56) 1.47(1.13-1.92) 0.003 

Model 3 OR (95% CI) 1.00 1.17(0.90-1.53) 1.38(1.01-1.89) 0.032 

Plant protein          

Median (range) 4.70(0.14-5.55) 6.28(5.55-6.96) 7.99(6.96-19.99)   

Model 1 OR (95% CI) 1.00 0.75(0.58-0.97) 0.93(0.74-1.18) 0.339 

Model 2 OR (95% CI) 1.00 0.77(0.60-1.01) 0.97(0.76-1.25) 0.582 

Model 3 OR (95% CI) 1.00 0.82(0.63-1.07) 1.04(0.81-1.34) 0.983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1)The number of children subjects was 994 for tertile 1, 995 for tertile 2, and 994 for tertile 3. 

2)Adjusted for sex, total energy intake,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sedentary time (for adolescents). 

3)Adjusted for sex, total energy intake,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sedentary time (for adolescents), and fat intake. 

4)Adjusted for sex, total energy intake,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sedentary time (for adolescents), and carbohydrate intake. 

5)The number of adolescent subjects was 861 for tertile 1, 862 for tertile 2, and 861 for terti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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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 섭취량과 과체중 및 비만과의 연관성  

지방 섭취량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14 에 

제시하였다. 연령, 성별, 가구소득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총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하였을 

때, 동물성 지방 섭취량이 가장 높은 그룹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1.33 배 높았다 (OR, 1.33, 95% CI, 1.11-1.60, p for trend=0.002). 단백질을 

추가 보정한 후에도 연관성은 유지되었으나, 탄수화물을 보정한 후에는 연관성이 

사라졌다. 이와 반대로 식물성 지방의 섭취량이 가장 높은 그룹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0.80 배 낮았다 (OR, 0.80, 95% CI, 0.67-0.95, p for 

trend=0.006). 이 결과는 탄수화물을 보정한 후에도 유지되었다 (OR, 0.74, 95% CI, 

0.62-0.89, p for trend=0.001). 단백질을 보정하면 연관성은 사라졌지만 추이는 

유지되었다 (OR, 0.84, 95% CI, 0.71-1.01, p for trend=0.039). 

 

 

 

 

 

 

 

 

 

 

 

 

 

 

 



- 63 - 

 

Table 14. ORs and 95% CIs of overweight and obesity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fat intake 

Total (n=4,820) Dietary fat intake (% of energy) 

Tertile 11) Tertile 2 Tertile 3 p for trend 

Total fat     

Median (range) 17.11(2.43-20.77) 23.94(20.77-27.33) 32.18(27.33-59.58)   

Model 1 OR (95% CI)2) 1.00 0.98(0.82-1.17) 1.11(0.93-1.33) 0.238 

Model 2 OR (95% CI)3) 1.00 0.97(0.81-1.16) 1.06(0.88-1.27) 0.517 

Model 3 OR (95% CI)4) 1.00 0.80(0.65-0.98) 0.69(0.51-0.92) 0.011 

Animal fat         

Median (range) 5.55(0.00-8.47) 11.36(8.48-14.69) 19.74(14.69-54.03)   

Model 1 OR (95% CI) 1.00 1.11(0.93-1.34) 1.33(1.11-1.60) 0.002 

Model 2 OR (95% CI) 1.00 1.06(0.89-1.28) 1.23(1.02-1.48) 0.028 

Model 3 OR (95% CI) 1.00 1.07(0.89-1.29) 1.18(0.95-1.46) 0.126 

Plant fat          

Median (range) 5.75(0.00-8.43) 10.94(8.43-13.83) 17.96(13.83-47.68)   

Model 1 OR (95% CI) 1.00 1.03(0.87-1.22) 0.80(0.67-0.95) 0.006 

Model 2 OR (95% CI) 1.00 1.06(0.90-1.26) 0.84(0.71-1.01) 0.039 

Model 3 OR (95% CI) 1.00 1.02(0.86-1.21) 0.74(0.62-0.89) 0.00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1)The number of subjects was 1,855 for tertile 1, 1,856 for tertile 2, and 1,856 for tertile 3. 

2)Adjusted for age, sex,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total energy intake. 

3) Adjusted for age, total energy intake,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protein intake. 

4)Adjusted for age, sex,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total energy intake, and carbohydrate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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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층화 분석한 결과를 Table 15 에 제시하였다. 남아에서 탄수화물을 

추가적으로 보정했을 때 총 지방 섭취량이 가장 높은 그룹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1.15 배 낮았고 (OR, 0.55, 95% CI, 0.37-0.81, p for 

trend=0.007), 동물성 지방 섭취량에서는 Model 1 에서만 가장 높게 먹는 그룹이 가장 

낮게 먹는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높았다 (OR, 1.40, 95% CI, 1.11-

1.77, p for trend=0.002). 단백질을 추가적으로 보정하면 연관성은 사라지지만 추이는 

유지되었다 (OR, 1.25, 95% CI, 0.98-1.61, p for trend=0.030). 식물성 섭취량은 

Model 3 에서만 가장 높게 먹는 그룹이 가장 낮게 먹는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낮았다 (OR, 0.74, 95% CI, 0.58-0.95, p for trend=0.015). 여아에서는 

식물성 섭취량에서만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식물성 섭취량이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0.73 배 낮았다 (OR, 0.73, 95% CI, 

0.56-0.95, p for trend=0.026). 이 연관성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추가 보정한 후에도 

유지되었다 (Model 2;OR, 0.75, 95% CI, 0.58-0.97, p for trend=0.041, Model 3;OR, 

071, 95% CI, 0.54-0.92, p for trend=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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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ORs and 95% CIs of overweight and obesity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fat intake stratified by sex 

group 

Total (n=4,820) Dietary fat intake (% of energy)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p for trend 

Boys (n=2,485)1)         

Total fat         

Median (range) 17.33(5.14-21.03) 24.12(21.04-27.50) 32.49(27.51-59.58)   

Model 1 OR (95% CI)2) 1.00 0.97(0.76-1.23) 1.15(0.90-1.46) 0.187 

Model 2 OR (95% CI)3) 1.00 0.95(0.75-1.20) 1.08(0.84-1.37) 0.434 

Model 3 OR (95% CI)4) 1.00 0.71(0.54-0.93) 0.55(0.37-0.81) 0.007 

Animal fat         

Median (range) 5.69(0.00-8.48) 11.27(8.49-14.84) 19.91(14.85-54.03)   

Model 1 OR (95% CI) 1.00 0.95(0.74-1.21) 1.40(1.11-1.77) 0.002 

Model 2 OR (95% CI) 1.00 0.90(0.70-1.15) 1.25(0.98-1.61) 0.030 

Model 3 OR (95% CI) 1.00 0.89(0.70-1.15) 1.15(0.86-1.54) 0.231 

Plant fat         

Median (range) 5.85(0.02-8.59) 11.14(8.59-13.91) 18.13(13.93-47.68)   

Model 1 OR (95% CI) 1.00 1.07(0.86-1.34) 0.81(0.63-1.03) 0.080 

Model 2 OR (95% CI) 1.00 1.13(0.90-1.42) 0.88(0.69-1.13) 0.318 

Model 3 OR (95% CI) 1.00 1.06(0.85-1.32) 0.74(0.58-0.95) 0.015 

Girls (n=2,335)5)         

Total fat         

Median (range) 16.81(2.43-20.57) 23.74(20.57-27.14) 31.84(27.15-54.73)   

Model 1 OR (95% CI) 1.00 1.00(0.77-1.31) 1.04(0.80-1.35) 0.815 

Model 2 OR (95% CI) 1.00 0.99(0.76-1.30) 1.01(0.77-1.33) 0.825 

Model 3 OR (95% CI) 1.00 0.94(0.68-1.28) 0.89(0.56-1.40) 0.847 

Animal fat          

Median (range) 5.30(0.00-8.47) 11.41(8.47-14.51) 19.63(14.54-50.09)   

Model 1 OR (95% CI) 1.00 1.34(1.04-1.73) 1.24(0.95-1.63) 0.175 

Model 2 OR (95% CI) 1.00 1.30(1.01-1.69) 1.19(0.91-1.57) 0.319 

Model 3 OR (95% CI) 1.00 1.34(1.03-1.74) 1.24(0.90-1.69) 0.256 

Plant fat         

Median (range) 5.65(0.00-8.21) 10.72(8.21-13.75) 17.74(13.75-44.98)   

Model 1 OR (95% CI) 1.00 0.88(0.68-1.14) 0.73(0.56-0.95) 0.026 

Model 2 OR (95% CI) 1.00 0.89(0.69-1.15) 0.75(0.58-0.97) 0.041 

Model 3 OR (95% CI) 1.00 0.88(0.68-1.14) 0.71(0.54-0.92) 0.015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1)The number of boy subjects was 959 for tertile 1, 959 for tertile 2, and 959 for tertile 3. 

2)Adjusted for age, total energy intake,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3)Adjusted for age, total energy intake,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protein intake. 

4)Adjusted for age, total energy intake,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carbohydrate intake. 

5)The number of girl subjects was 896 for tertile 1, 897 for tertile 2, and 897 for terti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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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라 층화 분석한 결과를 Table 16 에 제시하였다. 연령, 성별, 가구소득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총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하였을 때, 6-11 세 아동에서 총 지방 

섭취량이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0.69 배 

낮았다 (OR, 0.69, 95% CI, 0.47-1.00, p for trend=0.129). 동물성 지방 섭취량은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1.37 배 높았다 (OR, 

1.37, 95% CI, 1.06-1.76, p for trend=0.005). 단백질을 추가 보정해도 연관성은 

유지되지 않았지만, 추이는 관찰되었다(OR, 1.27, 95% CI, 0.98-1.66, p for trend 

0.030). 식물성 지방은 섭취량이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0.74 배 낮았고 (OR, 0.74, 95% CI, 0.57-0.95, p for trend=0.021), 

탄수화물을 추가 보정한 후에도 연관성은 유지되었다 (OR, 0.70, 95% CI, 0.54-0.90, p 

for trend=0.007). 12-18 세 청소년에서는 탄수화물을 추가 보정했을 때 총 지방 

섭취량이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0.59 배 

낮았다 (OR, 0.40, 95% CI, 0.40-0.89, p for trend=0.022). 식물성 지방에서도 

탄수화물을 보정한 모델에서 섭취량이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0.68 배 낮았고 (OR, 0.68, 95% CI, 0.52-0.90, p for trend=0.021), 

Model 1 에서는 교차비가 0.74 배 낮았으나 추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OR, 0.74, 95% CI, 

0.57-0.97, p for trend=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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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ORs and 95% CIs of overweight and obesity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fat intake stratified by age 

group 

Total (n=4,820) Dietary fat intake (% of energy)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p for trend 

Children(6-11years) (n=2,618)1)         

Total fat          

Median (range) 17.23(2.43-20.81) 23.81(20.82-27.02) 31.38(27.02-57.32)   

Model 1 OR (95% CI)2) 1.00 1.17(0.91-1.52) 1.12(0.87-1.44) 0.298 

Model 2 OR (95% CI)3) 1.00 1.15(0.89-1.49) 1.06(0.82-1.37) 0.523 

Model 3 OR (95% CI)4) 1.00 0.95(0.72-1.25) 0.69(0.47-1.00) 0.129 

Animal fat          

Median (range) 6.20(0.00-9.09) 11.84(9.09-15.04) 19.84(15.05-53.01)   

Model 1 OR (95% CI) 1.00 1.02(0.79-1.31) 1.37(1.06-1.76) 0.005 

Model 2 OR (95% CI) 1.00 0.98(0.76-1.27) 1.27(0.98-1.66) 0.030 

Model 3 OR (95% CI) 1.00 1.00(0.77-1.29) 1.27(0.94-1.72) 0.051 

Plant fat         

Median (range) 5.62(0.37-8.00) 10.28(8.00-13.05) 16.88(13.05-44.98)   

Model 1 OR (95% CI) 1.00 1.01(0.79-1.28) 0.74(0.57-0.95) 0.021 

Model 2 OR (95% CI) 1.00 1.04(0.82-1.32) 0.77(0.60-1.00) 0.059 

Model 3 OR (95% CI) 1.00 1.01(0.79-1.28) 0.70(0.54-0.90) 0.007 

Adolescents (12-18years) 

(n=2,184)5) 
        

Total fat          

Median (range) 16.94(3.09-20.70) 24.13(20.71-27.78) 33.08(27.78-59.58)   

Model 1 OR (95% CI) 1.00 0.83(0.64-1.07) 1.04(0.81-1.34) 0.620 

Model 2 OR (95% CI) 1.00 0.81(0.63-1.05) 0.99(0.77-1.28) 0.916 

Model 3 OR (95% CI) 1.00 0.65(0.49-0.87) 0.59(0.40-0.89) 0.022 

Animal fat         

Median (range) 4.79(0.00-7.75) 10.64(7.75-14.23) 19.66(14.23-54.03)   

Model 1 OR (95% CI) 1.00 1.16(0.88-1.51) 1.31(1.01-1.71) 0.079 

Model 2 OR (95% CI) 1.00 1.10(0.84-1.44) 1.20(0.91-1.57) 0.309 

Model 3 OR (95% CI) 1.00 1.11(0.85-1.45) 1.15(0.85-1.56) 0.635 

Plant fat         

Median (range) 5.99(0.00-8.97) 11.66(8.97-14.70) 19.12(14.71-47.68)   

Model 1 OR (95% CI) 1.00 0.89(0.70-1.14) 0.74(0.57-0.97) 0.071 

Model 2 OR (95% CI) 1.00 0.92(0.72-1.18) 0.79(0.60-1.03) 0.198 

Model 3 OR (95% CI) 1.00 0.87(0.68-1.12) 0.68(0.52-0.90) 0.02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1)The number of children subjects was 994 for tertile 1, 995 for tertile 2, and 994 for tertile 3. 

2)Adjusted for sex, total energy intake,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sedentary time (for adolescents). 

3)Adjusted for sex, total energy intake,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sedentary time (for adolescents), and fat intake. 

4)Adjusted for sex, total energy intake,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sedentary time (for adolescents), and carbohydrate intake. 

5)The number of adolescent subjects was 861 for tertile 1, 862 for tertile 2, and 861 for terti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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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산 섭취량과 과체중 및 비만과의 연관성  

지방산 섭취량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17 에 

제시하였다. 연령, 성별, 가구소득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총 에너지 섭취량, 탄수화물을 

보정하였을 때, 포화지방산 섭취량이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0.75 배 낮았다 (OR, 0.75, 95% CI, 0.60-0.94, p for trend=0.010). 

단일불포화지방산은 가장 높게 섭취한 그룹이 가장 낮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1.26 배 높았고 (OR, 1.26, 95% CI, 1.05-1.52, p for trend=0.015), 

단백질을 추가 보정한 후에도 연관성은 유지되었다 (OR, 1.22, 95% CI, 1.01-1.47, p 

for trend=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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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ORs and 95% CIs of overweight and obesity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fatty acid intake 

Total (n=4,820) Dietary fatty acid intake (% of energy) 

Tertile 11) Tertile 2 Tertile 3 p for trend 

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5.31(0.48-6.87) 8.21(6.87-9.74) 11.88(9.75-26.82)  

Model 1 OR (95% CI)2) 1.00 1.03(0.86-1.23) 1.01(0.84-1.21) 0.938 

Model 2 OR (95% CI)3) 1.00 1.02(0.86-1.22) 1.02(0.85-1.22) 0.825 

Model 3 OR (95% CI)4) 1.00 0.90(0.75-1.08) 0.75(0.60-0.94) 0.010 

Monoun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5.10(0.29-6.42) 7.59(6.42-8.81) 10.88(8.81-25.77)  

Model 1 OR (95% CI) 1.00 1.19(0.99-1.43) 1.26(1.05-1.52) 0.015 

Model 2 OR (95% CI) 1.00 1.16(0.97-1.40) 1.22(1.01-1.47) 0.041 

Model 3 OR (95% CI) 1.00 1.07(0.88-1.32) 1.02(0.78-1.32) 0.975 

Polyun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3.20(0.68-4.10) 5.01(4.10-6.03) 7.51(6.03-27.68)  

Model 1 OR (95% CI) 1.00 1.14(0.95-1.37) 1.18(0.99-1.40) 0.074 

Model 2 OR (95% CI) 1.00 1.11(0.92-1.33) 1.10(0.92-1.31) 0.358 

Model 3 OR (95% CI) 1.00 1.07(0.89-1.30) 1.03(0.85-1.25) 0.837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1)The number of subjects was 1,855 for tertile 1, 1,856 for tertile 2, and 1,856 for tertile 3. 

2)Adjusted for age, sex,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total energy intake. 

3) Adjusted for age, total energy intake,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protein intake. 

4)Adjusted for age, sex,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total energy intake, and carbohydrate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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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층화 분석한 결과를 Table 18 에 제시하였다. 남아에서 연령, 

가구소득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총 에너지 섭취량, 탄수화물을 추가 보정하였을 때, 

포화지방산 섭취량이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과의 

교차비가 0.52 배 낮았다 (OR, 0.52, 95% CI, 0.39-0.0, p for trend < 0.0001). 

단일불포화지방산에서는 섭취량이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과의 교차비가 1.43 배 높았고 (OR, 1.43, 95% CI, 1.12-1.83, p for trend=0.002), 

단백질을 추가 보정한 후에도 연관성은 유지되었다 (OR, 1.38, 95% CI, 1.07-1.77, p 

for trend=0.005). 다가불포화지방산 또한, 섭취량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교차비가 1.43 배 높았고 (OR, 1.43, 95% CI, 1.112-1.83, p for trend=0.002), 

단백질을 보정한 후에도 1.31 배 높았다 (OR, 1.31, 95% CI, 1.03-1.67, p for 

trend=0.022). 여아에서는 어떠한 연관성도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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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ORs and 95% CIs of overweight and obesity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fatty acid intake stratified by 

sex group 

Total (n=4,820) Dietary fatty acid intake (% of energy)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p for trend 

Boys (n=2,485)1)         

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5.38(1.27-6.94) 8.25(6.94-9.76) 11.84(9.76-26.06)   

Model 1 OR (95% CI)2) 1.00 0.97(0.76-1.24) 0.88(0.69-1.13) 0.343 

Model 2 OR (95% CI)3) 1.00 0.98(0.76-1.26) 0.90(0.70-1.15) 0.409 

Model 3 OR (95% CI)4) 1.00 0.76(0.59-0.99) 0.52(0.39-0.70) <.0001 

Monoun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5.18(0.29-6.50) 7.70(6.50-8.99) 11.04(9.00-25.77)   

Model 1 OR (95% CI) 1.00 1.09(0.85-1.39) 1.43(1.12-1.83) 0.002 

Model 2 OR (95% CI) 1.00 1.07(0.84-1.37) 1.38(1.07-1.77) 0.005 

Model 3 OR (95% CI) 1.00 0.96(0.73-1.26) 1.08(0.75-1.54) 0.453 

Polyun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3.27(0.68-4.19) 5.08(4.19-6.13) 7.56(6.13-27.68)   

Model 1 OR (95% CI) 1.00 1.04(0.81-1.33) 1.43(1.13-1.81) 0.002 

Model 2 OR (95% CI) 1.00 1.01(0.79-1.29) 1.31(1.03-1.67) 0.022 

Model 3 OR (95% CI) 1.00 0.96(0.75-1.24) 1.21(0.93-1.58) 0.121 

Girls (n=2,335)5)         

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5.24(0.48-6.77) 8.14(6.77-9.72) 11.93(9.72-26.82)   

Model 1 OR (95% CI) 1.00 1.09(0.85-1.40) 1.17(0.89-1.53) 0.340 

Model 2 OR (95% CI) 1.00 1.09(0.84-1.40) 1.18(0.90-1.54) 0.305 

Model 3 OR (95% CI) 1.00 1.09(0.83-1.42) 1.15(0.83-1.61) 0.528 

Monoun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4.98(0.55-6.32) 7.46(6.32-8.66) 10.72(8.66-24.64)   

Model 1 OR (95% CI) 1.00 1.35(1.04-1.75) 1.01(0.77-1.32) 0.986 

Model 2 OR (95% CI) 1.00 1.32(1.02-1.72) 0.98(0.75-1.29) 0.842 

Model 3 OR (95% CI) 1.00 1.24(0.93-1.65) 0.84(0.57-1.25) 0.409 

Polyun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3.11(0.70-4.03) 4.91(4.03-5.94) 7.40(5.94-21.93)   

Model 1 OR (95% CI) 1.00 1.20(0.93-1.54) 0.89(0.68-1.16) 0.351 

Model 2 OR (95% CI) 1.00 1.17(0.90-1.51) 0.84(0.64-1.11) 0.197 

Model 3 OR (95% CI) 1.00 1.15(0.88-1.50) 0.81(0.60-1.10) 0.156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1)The number of boy subjects was 959 for tertile 1, 959 for tertile 2, and 959 for tertile 3. 

2)Adjusted for age, total energy intake,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3)Adjusted for age, total energy intake,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protein intake. 

4)Adjusted for age, total energy intake,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carbohydrate intake. 

5)The number of girl subjects was 896 for tertile 1, 897 for tertile 2, and 897 for terti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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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라 층화 분석한 결과를 Table 19 에 제시하였다. 12-18 세 청소년에서 성별, 

가구소득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총 에너지 섭취량, 탄수화물을 추가 보정하였을 때, 

포화지방산의 섭취량이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과의 

교차비가 0.74 배 낮았다 (OR, 0.74, 95% CI, 0.54-0.98, p for trend=0.015). 

불포화지방산 섭취량 및 6-11 세 아동에서는 어떠한 연관성도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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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ORs and 95% CIs of overweight and obesity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fatty acid intake stratified by 

age group 

Total (n=4,820) Dietary fatty acid intake (% of energy)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p for trend 

Children(6-11years) (n=2,618)1)         

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5.61(0.48-7.04) 8.38(7.05-9.91) 11.88(9.91-26.82)   

Model 1 OR (95% CI)2) 1.00 1.05(0.83-1.34) 1.04(0.81-1.34) 0.857 

Model 2 OR (95% CI)3) 1.00 1.05(0.82-1.34) 1.04(0.81-1.34) 0.881 

Model 3 OR (95% CI)4) 1.00 0.93(0.72-1.20) 0.80(0.59-1.09) 0.115 

Monoun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5.12(0.62-6.41) 7.52(6.41-8.67) 10.71(8.67-25.77)   

Model 1 OR (95% CI) 1.00 1.25(0.97-1.61) 1.20(0.93-1.55) 0.167 

Model 2 OR (95% CI) 1.00 1.23(0.95-1.58) 1.16(0.89-1.50) 0.276 

Model 3 OR (95% CI) 1.00 1.11(0.84-1.47) 0.93(0.66-1.30) 0.635 

Polyun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3.13(0.68-4.02) 4.86(4.02-5.83) 7.23(5.83-20.64)   

Model 1 OR (95% CI) 1.00 1.28(0.99-1.65) 1.19(0.94-1.51) 0.153 

Model 2 OR (95% CI) 1.00 1.23(0.96-1.59) 1.12(0.88-1.43) 0.370 

Model 3 OR (95% CI) 1.00 1.20(0.92-1.57) 1.06(0.82-1.39) 0.671 

Adolescents (12-18years) 

(n=2,184)5) 
        

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5.01(0.59-6.62) 8.02(6.62-9.46) 11.91(9.46-26.60)   

Model 1 OR (95% CI)2) 1.00 1.01(0.78-1.32) 0.98(0.76-1.27) 0.726 

Model 2 OR (95% CI)3) 1.00 1.02(0.78-1.33) 1.01(0.78-1.30) 0.890 

Model 3 OR (95% CI)4) 1.00 0.89(0.67-1.16) 0.73(0.54-0.98) 0.015 

Monoun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5.07(0.29-6.42) 7.65(6.42-9.02) 11.09(9.02-25.00)   

Model 1 OR (95% CI) 1.00 1.13(0.87-1.47) 1.24(0.96-1.61) 0.074 

Model 2 OR (95% CI) 1.00 1.11(0.85-1.44) 1.19(0.92-1.55) 0.135 

Model 3 OR (95% CI) 1.00 1.02(0.77-1.36) 0.98(0.69-1.39) 0.915 

Polyunsaturated fatty acids         

Median (range) 3.29(0.70-4.21) 5.17(4.21-6.32) 7.86(6.32-27.68)   

Model 1 OR (95% CI) 1.00 1.05(0.82-1.36) 1.18(0.92-1.51) 0.285 

Model 2 OR (95% CI) 1.00 1.03(0.80-1.32) 1.08(0.84-1.40) 0.728 

Model 3 OR (95% CI) 1.00 0.99(0.76-1.28) 1.03(0.77-1.36) 0.923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1)The number of children subjects was 994 for tertile 1, 995 for tertile 2, and 994 for tertile 3. 

2)Adjusted for sex, total energy intake,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sedentary time (for adolescents). 

3)Adjusted for sex, total energy intake,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sedentary time (for adolescents), and fat intake. 

4)Adjusted for sex, total energy intake,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sedentary time (for adolescents), and carbohydrate intake. 

5)The number of adolescent subjects was 861 for tertile 1, 862 for tertile 2, and 861 for terti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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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백질 섭취량에 따른 다량영양소 및 식품군 섭취실태 

단백질 섭취량 삼분위수에 따른 다량영양소와 식품군별 섭취수준을 Table 20 에 

제시하였다. 총 단백질 섭취량이 가장 낮은 삼분위군은 총 단백질로부터 

10.81±0.06%의 에너지를 섭취하였고,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로부터 각각 

4.50±0.08%, 6.30±0.06%의 에너지를 섭취하였다. 총 단백질 섭취량이 가장 높은 

삼분위군의 총 단백질 섭취량은 18.73±0.09%,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은 각각 

12.77±0.13%, 5.96±0.07%였다. 총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하면 동물성 단백질은 

증가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감소했다. 또한, 총 단백질 섭취가 증가하면 총 지방 

(tertile 1: 22.77±0.33%, tertile 3: 25.75±0.34%, p for trend < 0.0001) 과 동물성 

지방 (tertile 1: 9.28±0.26%, tertile 3: 15.45±0.32%, p for trend < 0.0001), 

단일불포화지방산 (tertile 1: 7.23±0.13%, tertile 3: 8.56±0.14%, p for trend < 

0.0001), 다가불포화지방산 (tertile 1: 4.67±0.09%, Tertile 3: 5.96±0.10%, p for 

trend < 0.0001) 섭취량이 증가하였다. 그와 반대로 식물성 지방 (tertile 1: 

13.53±0.30, tertile 3: 10.40±0.26%, p for trend < 0.0001), 총 탄수화물 (tertile 1: 

66.4±0.33%, tertile 3: 55.52±0.34%, p for trend < 0.0001) 섭취량이 감소하였다. 

단백질 섭취에 따른 식품군 섭취량을 살펴보았을 때 총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육류 (가공육 제외), 어패류, 난류, 콩류, 채소류의 섭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p 

for trend < 0.0001 for all), 곡류, 및 과일류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 for 

trend < 0.0001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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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Mean daily macronutrient and food group consumption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total protein intake 

Characteristic Dietary protein intake (% of energy) 

Tertile 11) Tertile 2 Tertile 3 p-value p for trend 

Total protein (n=6,007)      

Median (range) 11.19(4.29-12.74) 14.05(12.74-15.48) 17.75(15.48-42.60)   

Energy (kcal) 1896.9±30.0 1910.7±27.6 1885.0±29.9 0.612 0.603 

Protein (% of energy)      

Total 10.81±0.06 14.00±0.05 18.73±0.09 <.0001 <.0001 

Animal 4.50±0.08 7.58±0.08 12.77±0.13 <.0001 <.0001 

Plant 6.31±0.06 6.42±0.06 5.96±0.07 <.0001 <.0001 

Fat (% of energy)      

Total 22.77±0.33 24.44±0.31 25.75±0.34 <.0001 <.0001 

Animal 9.28±0.26 13.52±0.27 15.45±0.32 <.0001 <.0001 

Plant 13.53±0.30 10.98±0.25 10.40±0.26 <.0001 <.0001 

Fatty acids (% of energy)      

Saturated 8.47±0.16 8.72±0.15 8.45±0.15 0.072 0.777 

Monounsaturated 7.23±0.13 8.02±0.12 8.56±0.14 <.0001 <.0001 

Polyunsaturated 4.67±0.09 5.18±0.09 5.96±0.10 <.0001 <.0001 

Carbohydrate (% of energy)      

Total 66.42±0.33 61.57±0.31 55.52±0.34 <.0001 <.0001 

Food groups2) (servings/day)      

Animal foods      

Meats 1.54±0.08 2.54±0.08 3.81±0.10 <.0001 <.0001 

Red meats 1.09±0.07 1.81±0.09 2.00±0.09 <.0001 <.0001 

Processed meats 0.24±0.02 0.27±0.02 0.28±0.03 0.527 0.282 

Poultries 0.20±0.04 0.47±0.05 1.53±0.08 <.0001 <.0001 

Seafoods 0.26±0.02 0.39±0.02 0.61±0.03 <.0001 <.0001 

Eggs 0.34±0.02 0.52±0.03 0.64±0.03 <.0001 <.0001 

Dairy 0.71±0.04 0.77±0.04 0.64±0.04 0.003 0.052 

Plant foods      

Grains 3.43±0.04 3.24±0.04 2.77±0.04 <.0001 <.0001 

Beans 0.25±0.02 0.34±0.02 0.42±0.02 <.0001 <.0001 

Vegetables 3.05±0.09 3.70±0.09 4.11±0.10 <.0001 <.0001 

Fruits 1.76±0.08 1.35±0.06 1.10±0.06 <.0001 <.0001 

All values are presented as adjusted means ± standard error after age, sex,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total energy intake(except for energy intake). 

1)The number of subjects was 1,855 for tertile 1, 1,856 for tertile 2, and 1,856 for tertile 3. 

2)Food groups (servings/day) = energy intake from food group ÷ energy intake per serving of food group according to the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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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급원별에 따른 다량영양소 및 식품군 섭취실태는 각각 Table 21, Table 22 에 

제시하였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가장 낮은 삼분위군은 동물성 단백질로부터 

3.98±0.07%의 에너지를 섭취하였고, 총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로부터 각각 

11.18±0.08%, 7.20±0.06%의 에너지를 섭취하였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가장 

높은 삼분위군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13.16±0.11%, 총 및 식물성 단백질은 각각 

18.34±0.11%, 9.97±0.26%였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하면 총 단백질은 

증가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감소했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증가하면 총 지방 

(tertile 1: 21.60±0.31%, tertile 3: 27.08±0.33%, p for trend < 0.0001), 동물성 지방 

(tertile 1: 7.60±0.22%, tertile 3: 17.20±0.31, p for trend < 0.0001), 포화지방산 

(tertile 1: 7.79±0.16%, tertile 3: 9.20±0.15, p for trend < 0.0001), 단일불포화지방산 

(tertile 1: 6.78±0.12, tertile 3: 9.07±0.14%, p for trend < 0.0001) 섭취량이 

증가하였다. 반대로 식물성 지방 (tertile 1: 14.07±0.30%, tertile 3: 9.97±0.26%, p 

for trend < 0.0001), 총 탄수화물 (tertile 1: 67.22±0.31%, tertile 3: 54.57±0.32%, 

p for trend < 0.0001) 섭취량이 감소하였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따른 식품군 

섭취량을 살펴보았을 때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육류, 생선류, 난류, 우유 

및 유제품류의 섭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p for trend < 0.05 for all), 곡류, 콩류, 

과일류의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 for trend < 0.05) 동물성 단백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룹의 육류 섭취횟수는 4.11 회로 가장 적게 섭취하는 그룹 1.23 회에 

비해 약 3.3 배 높았고, 특히 가금육의 섭취횟수는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룹이 1.60 회로 

가장 적게 섭취하는 그룹 0.17 회에 비해 약 9.4 배 높았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하면 채소류를 제외한 식물성 식품 섭취수준이 감소했다 (p for trend < 0.001 for 

all).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가장 낮은 삼분위군은 식물성 단백질로부터 4.45±0.03%의 

에너지를 섭취하였고, 총, 동물성 단백질로부터 각각 15.15±0.17%, 10.71±0.1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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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섭취하였다.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가장 높은 삼분위군의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8.12±0.04%, 총 및 동물성 단백질은 각각 13.86±0.14%, 5.74±0.14%였다.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하면 총 단백질 및 동물성 단백질이 감소했다. 또한, 

식물성 섭취가 증가하면 식물성 지방 (tertile 1: 10.46±0.27%, tertile 3: 

13.17±0.27%, p for trend < 0.0001) 과 총 탄수화물 (tertile 1: 56.45±0.40%, tertile 

3: 64.95±0.36%, p for trend < 0.0001) 이 증가하고, 총 지방 (tertile 1: 

28.39±0.34%, tertile 3: 21.20±0.31%, p for trend < 0.0001), 동물성 지방 (tertile 1: 

18.00±0.32%, tertile 3: 8.10±0.23%, p for trend), 포화지방산 (tertile 1: 

10.34±0.15%, tertile 3: 7.11±0.14%, p for trend < 0.0001), 단일불포화지방산 

(tertile 1: 9.49±0.14%, tertile 3: 6.73±0.12, p for trend < 0.0001), 다가불포화지방산 

(tertile 1: 5.56±0.11%, tertile 3: 5.16±0.09, p for trend = 0.0003)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식물성 단백질 섭취에 따른 식품군 섭취량을 살펴보았을 때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곡류, 콩류, 채소류의 섭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p for trend < 0.0001), 육류(가공육 제외), 어패류, 난류, 우유 및 유제품류의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 for trend < 0.05)).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의 곡류 섭취횟수는 3.67 회고, 채소류 섭취횟수는 4.29 회였으며, 콩류의 

섭취횟수는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적게 섭취하는 그룹에 비해 약 4 배 높았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가공육을 제외한 동물성 식품의 섭취수준이 

감소했고 (p for trend < 0.05 for all),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하면 과일류를 

제외한 식물성 식품 섭취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 for trend < 0.0001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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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Mean daily macronutrient and food group consumption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animal protein intake 

Characteristic Dietary animal protein intake (% of energy) 

Tertile 11) Tertile 2 Tertile 3 p-value p for trend 

Animal protein (n=4,820)           

Median (range) 4.34(0.00-6.15) 7.75(6.15-9.40) 11.98(9.40-37.48)     

Energy (kcal) 1863.0±30.1 1939.9±28.2 1893.4±29.7 0.014 0.348 

Protein (% of energy)           

Total 11.18±0.08 13.86±0.07 18.34±0.11 <.0001 <.0001 

Animal 3.98±0.07 7.65±0.06 13.16±0.11 <.0001 <.0001 

Plant 7.20±0.06 6.21±0.05 5.19±0.05 <.0001 <.0001 

Fat (% of energy)           

Total 21.60±0.31 24.39±0.29 27.08±0.33 <.0001 <.0001 

Animal 7.60±0.22 13.63±0.25 17.20±0.31 <.0001 <.0001 

Plant 14.07±0.30 10.83±0.25 9.97±0.26 <.0001 <.0001 

Fatty acids (% of energy)           

Saturated 7.79±0.16 8.73±0.15 9.20±0.15 <.0001 <.0001 

Monounsaturated 6.78±0.12 8.01±0.12 9.07±0.14 <.0001 <.0001 

Polyunsaturated 4.76±0.09 5.12±0.09 5.91±0.10 <.0001 <.0001 

Carbohydrate (% of energy)           

Total 67.22±0.31 61.75±0.29 54.57±0.32 <.0001 <.0001 

Food groups2) (servings/day)           

Animal foods           

Meats 1.23±0.07 2.56±0.08 4.11±0.10 <.0001 <.0001 

Red meats 0.85±0.07 1.87±0.09 2.21±0.10 <.0001 <.0001 

Processed meats 0.21±0.02 0.28±0.02 0.31±0.03 0.002 0.003 

Poultries 0.17±0.04 0.40±0.05 1.60±0.08 <.0001 <.0001 

Seafoods 0.25±0.02 0.40±0.02 0.60±0.03 <.0001 <.0001 

Eggs 0.33±0.02 0.54±0.03 0.64±0.03 <.0001 <.0001 

Dairy 0.59±0.04 0.78±0.04 0.76±0.04 <.0001 <.0001 

Plant foods           

Grains 3.64±0.04 3.20±0.03 2.60±0.04 <.0001 <.0001 

Beans 0.37±0.02 0.33±0.02 0.28±0.02 0.002 0.0005 

Vegetables 3.45±0.10 3.74±0.09 3.61±0.09 0.025 0.2076 

Fruits 1.69±0.07 1.38±0.07 1.15±0.06 <.0001 <.0001 

All values are presented as adjusted means ± standard error after age, sex,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total energy intake 

(except for energy intake). 

1)The number of subjects was 1,855 for tertile 1, 1,856 for tertile 2, 1,856 for tertile 3. 

2)Food groups (servings/day) = energy intake from food group ÷ energy intake per serving of food group according to the Dietary Reference intakes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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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Mean daily macronutrient and food group consumption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plant protein intake 

Characteristic Dietary plant protein intake (% of energy) 

Tertile 11) Tertile 2 Tertile 3 p-value p for trend 

Plant protein (n=4,820)           

Median (range) 4.70(0.14-5.48) 6.13(5.48-6.82) 7.76(6.82-19.99)     

Energy (kcal) 1946.4±29.4 1901.2±28.8 1847.7±29.8 0.002 0.0003 

Protein (% of energy)           

Total 15.15±0.17 13.97±0.14 13.86±0.14 <.0001 <.0001 

Animal 10.71±0.17 7.85±0.14 5.74±0.14 <.0001 <.0001 

Plant 4.45±0.03 6.12±0.02 8.12±0.04 <.0001 <.0001 

Fat (% of energy)           

Total 28.39±0.34 23.23±0.33 21.20±0.31 <.0001 <.0001 

Animal 18.00±0.32 11.84±0.27 8.10±0.23 <.0001 <.0001 

Plant 10.46±0.27 11.46±0.26 13.17±0.27 <.0001 <.0001 

Fatty acids (% of energy)           

Saturated 10.34±0.15 8.22±0.16 7.11±0.14 <.0001 <.0001 

Monounsaturated 9.49±0.14 7.52±0.13 6.73±0.12 <.0001 <.0001 

Polyunsaturated 5.56±0.11 5.00±0.09 5.16±0.09 <.0001 0.0003 

Carbohydrate (% of energy)           

Total 56.45±0.40 62.81±0.37 64.95±0.36 <.0001 <.0001 

Food groups2) (servings/day)           

Animal foods           

Meats 3.83±0.10 2.34±0.09 1.57±0.08 <.0001 <.0001 

Red meats 2.26±0.10 1.56±0.09 1.03±0.07 <.0001 <.0001 

Processed meats 0.30±0.03 0.25±0.02 0.24±0.02 0.210 0.081 

Poultries 1.27±0.08 0.53±0.05 0.30±0.05 <.0001 <.0001 

Seafoods 0.44±0.03 0.44±0.03 0.36±0.03 0.001 0.001 

Eggs 0.56±0.03 0.52±0.03 0.41±0.03 <.0001 <.0001 

Dairy 0.95±0.04 0.67±0.04 0.51±0.03 <.0001 <.0001 

Plant foods           

Grains 2.51±0.03 3.31±0.04 3.67±0.04 <.0001 <.0001 

Beans 0.14±0.01 0.26±0.02 0.59±0.03 <.0001 <.0001 

Vegetables 2.83±0.08 3.65±0.09 4.29±0.10 <.0001 <.0001 

Fruits 1.36±0.07 1.52±0.07 1.38±0.07 0.076 0.803 

All values are presented as adjusted means ± standard error after age, sex,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total energy intake 

(except for energy intake). 

1)The number of subjects was 1,855 for tertile 1, 1,856 for tertile 2, 1,856 for tertile 3. 

2)Food groups (servings/day) = energy intake from food group ÷ energy intake per serving of food group according to the Dietary Reference intakes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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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 섭취량에 따른 다량영양소 및 식품군 섭취실태 

총 지방 섭취량 삼분위수에 따른 다량영양소와 식품군별 섭취수준을 Table 23 에 

제시하였다. 총 지방 섭취량이 가장 낮은 삼분위군은 총 지방으로부터 16.36±0.15%의 

에너지를 섭취하였고, 동물성, 식물성 지방으로부터 각각 7.85±0.21%, 8.59±0.21%의 

에너지를 섭취하였다. 총 지방 섭취량이 가장 높은 삼분위군의 총 지방 섭취량은 

33.40±0.18%, 동물성과 식물성 지방은 각각 18.97±0.32%, 14.47±0.29%였다. 총 

지방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동물성 및 식물성 지방 섭취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총 지방 

섭취가 증가하면 총 단백질 (tertile 1: 13.76±0.15%, tertile 3: 15.04±0.15%, p for 

trend < 0.0001), 동물성 단백질 (tertile 1; 6.89±0.16%, tertile 3: 9.62±0.17%, p for 

trend < 0.0001), 포화지방산 (tertile 1: 5.57±0.09%, tertile 3: 11.96±0.12%, p for 

trend < 0.0001), 단일불포화지방산 (tertile 1: 5.11±0.07%, tertile 3: 11.28±0.10, p 

for trend < 0.0001), 다가불포화지방산 (tertile 1: 3.91±0.07%, tertile 3: 6.65±0.10%, 

p for trend < 0.0001) 섭취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 (tertile 

1: 6.87±0.06%, tertile 3: 5.42±0.06%, p for trend < 0.0001), 총 탄수화물 (tertile 1: 

69.89±0.22%, tertile 3: 51.56±0.24%, p for trend < 0.0001) 섭취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총 지방 섭취에 따른 식품군 섭취량을 살펴보았을 때 총 지방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육류, 난류, 우유 및 유제품류 섭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p for 

trend < 0.0001), 어패류, 곡류, 채소류, 과일류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 for 

trend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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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Mean daily macronutrient and food group consumption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total fat intake 

Characteristic Dietary fat intake (% of energy) 

Tertile 11) Tertile 2 Tertile 3 p-value p for trend 

Total fat (n=6,007)           

Median (range) 17.11(2.43-20.77) 23.94(20.77-27.33) 32.18(27.33-59.58)     

Energy (kcal) 1751.9±30.2 1897.9±27.6 2064.8±30.1 <.0001 <.0001 

Protein (% of energy)           

Total 13.76±0.15 14.23±0.13 15.04±0.15 <.0001 <.0001 

Animal 6.89±0.16 7.88±0.15 9.62±0.17 <.0001 <.0001 

Plant 6.87±0.06 6.35±0.06 5.42±0.06 <.0001 <.0001 

Fat (% of energy)           

Total 16.36±0.15 23.83±0.12 33.40±0.18 <.0001 <.0001 

Animal 7.85±0.21 11.57±0.24 18.97±0.32 <.0001 <.0001 

Plant 8.59±0.21 12.34±0.23 14.47±0.29 <.0001 <.0001 

Fatty acids (% of energy)           

Saturated 5.57±0.09 8.43±0.10 11.96±0.12 <.0001 <.0001 

Monounsaturated 5.11±0.07 7.63±0.07 11.28±0.10 <.0001 <.0001 

Polyunsaturated 3.91±0.07 5.29±0.08 6.65±0.10 <.0001 <.0001 

Carbohydrate (% of energy)           

Total 69.89±0.22 61.94±0.18 51.56±0.24 <.0001 <.0001 

Food groups2) (servings/day)           

Animal foods           

Meats 1.66±0.07 2.16±0.07 4.02±0.10 <.0001 <.0001 

Red meats 1.03±0.07 1.28±0.07 2.61±0.10 <.0001 <.0001 

Processed meats 0.16±0.02 0.27±0.02 0.36±0.03 <.0001 <.0001 

Poultries 0.46±0.05 0.61±0.05 1.05±0.08 <.0001 <.0001 

Seafoods 0.45±0.03 0.43±0.02 0.35±0.02 0.0004 0.0002 

Eggs 0.41±0.02 0.53±0.03 0.56±0.03 <.0001 <.0001 

Dairy 0.55±0.04 0.72±0.04 0.86±0.04 <.0001 <.0001 

Plant foods           

Grains 3.63±0.04 3.22±0.04 2.60±0.04 <.0001 <.0001 

Beans 0.35±0.02 0.33±0.02 0.31±0.02 0.389 0.170 

Vegetables 4.12±0.10 3.60±0.08 3.01±0.09 <.0001 <.0001 

Fruits 1.89±0.08 1.38±0.07 0.94±0.06 <.0001 <.0001 

All values are presented as adjusted means ± standard error after age, sex,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total energy intake 

(except for energy intake). 

1)The number of subjects was 1,855 for tertile 1, 1,856 for tertile 2, 1,856 for tertile 3. 

2)Food groups (servings/day) = energy intake from food group ÷ energy intake per serving of food group according to the Dietary Reference intakes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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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원별 지방 섭취량 삼분위수에 따른 다량영양소와 식품군별 섭취수준을 Table 24, 

Table 25 에 제시하였다. 동물성 지방 섭취량이 가장 낮은 삼분위군은 동물성 

지방으로부터 5.20±0.12%의 에너지를 섭취하였고, 총 및 식물성 지방으로부터 각각 

19.98±0.28%, 14.83±0.28%의 에너지를 섭취하였다. 동물성 지방 섭취량이 가장 

높은 삼분위군의 동물성 지방 섭취량은 21.81±0.21%, 총 및 식물성 지방은 각각 

30.36±0.29%, 8.63±0.23%였다. 동물성 지방 섭취량이 증가하면 총 지방은 

증가하지만 식물성 지방은 감소했다. 또한, 동물성 지방 섭취가 증가하면 총 단백질 

(tertile 1; 13.08±0.15%, tertile 3: 15.54±0.14%, p for trend < 0.0001), 동물성 

단백질 (tertile 1: 5.91±0.16%, tertile 3: 10.40±0.15%, p for trend < 0.0001), 

포화지방산 (tertile 1: 6.57±0.14%, tertile 3: 11.26±0.14%, p for trend < 0.0001), 

단일불포화지방산 (tertile 1: 6.05±0.10%, tertile 3: 10.58±0.12%, p for trend < 

0.0001) 은 증가하고 식물성 단백질 (tertile 1: 7.16±0.06%, tertile 3; 5.14±0.05%, 

p for trend < 0.0001), 총 탄수화물 (tertile 1: 66.95±0.33%, tertile 3: 54.09±0.34%, 

p for trend < 0.0001) 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동물성 지방 섭취에 따른 식품군 

섭취량을 살펴보았을 때 동물성 지방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육류, 난류, 우유 및 

유제품류의 섭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p for trend < 0.0001), 어패류, 곡류, 

콩류, 채소류, 과일류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 for trend < 0.05).  

식물성 지방 섭취량이 가장 낮은 삼분위군은 식물성 지방으로부터 5.47±0.10%의 

에너지를 섭취하였고, 총 및 동물성 지방으로부터 각각 21.92±0.32%, 

16.49±0.32%의 에너지를 섭취하였다. 식물성 지방 섭취량이 가장 높은 삼분위군의 

식물성 지방 섭취량은 19.19±0.15%, 총 및 동물성 지방은 각각 27.64±0.28%, 

8.52±0.26%였다. 식물성 지방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총 지방 및 동물성 지방이 

증가했다. 또한, 식물성 지방 섭취가 증가하면 식물성 단백질 (tertile 1: 5.73±0.06%, 

tertile 3: 6.68±0.07%, p for trend < 0.0001), 포화지방산 (tertile 1: 8.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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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tile 3: 9.36±0.15%, p for trend < 0.0001), 단일불포화지방산 (tertile 1: 

7.51±0.14%, tertile 3: 8.60±0.12%, p for trend < 0.0001), 다가불포화지방산 (tertile 

1: 3.82±0.07%, tertile 3: 6.88±0.10%, p for trend < 0.0001)섭취량이 증가하고, 총 

단백질 (tertile 1: 15.11±0.15%, tertile 3: 13.50±0.14%, p for trend < 0.0001), 

동물성 단백질 (tertile 1: 9.38±0.17%, tertile 3: 6.82±0.17%, p for trend < 0.0001), 

총 탄수화물 (tertile 1: 62.97±0.40%, tertile 3: 58.86±0.34%, p for trend < 0.0001)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식물성 지방 섭취에 따른 식품군 섭취량을 

살펴보았을 때 식물성 지방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곡류, 콩류의 섭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p for trend < 0.05), 육류(가공육 제외), 난류, 우유 및 유제품류, 채소류, 

과일류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 for trend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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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Mean daily macronutrient and food group consumption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animal fat intake 

Characteristic Dietary animal fat intake (% of energy) 

Tertile 11) Tertile 2 Tertile 3 p-value p for trend 

Animal protein (n=4,820)           

Median (range) 5.55(0.00-8.47) 11.36(8.48-14.69) 19.74(14.69-54.03)     

Energy (kcal) 1830.8±30.1 1905.1±28.2 1963.0±29.4 <.0001 <.0001 

Protein (% of energy)           

Total 13.08±0.15 14.43±0.14 15.54±0.14 <.0001 <.0001 

Animal 5.91±0.16 8.08±0.14 10.40±0.15 <.0001 <.0001 

Plant 7.16±0.06 6.34±0.05 5.14±0.05 <.0001 <.0001 

Fat (% of energy)           

Total 19.98±0.28 22.76±0.27 30.36±0.29 <.0001 <.0001 

Animal 5.20±0.12 11.39±0.11 21.81±0.21 <.0001 <.0001 

Plant 14.83±0.28 11.47±0.24 8.63±0.23 <.0001 <.0001 

Fatty acids (% of energy)           

Saturated 6.57±0.14 7.96±0.12 11.26±0.14 <.0001 <.0001 

Monounsaturated 6.05±0.10 7.24±0.10 10.58±0.12 <.0001 <.0001 

Polyunsaturated 5.26±0.10 5.22±0.09 5.24±0.09 0.939 0.863 

Carbohydrate (% of energy)           

Total 66.95±0.33 62.81±0.31 54.09±0.34 <.0001 <.0001 

Food groups2) (servings/day)           

Animal foods           

Meats 1.28±0.07 2.12±0.07 4.42±0.10 <.0001 <.0001 

Red meats 0.60±0.06 1.28±0.07 3.05±0.10 <.0001 <.0001 

Processed meats 0.15±0.02 0.29±0.02 0.36±0.03 <.0001 <.0001 

Poultries 0.54±0.05 0.56±0.05 1.01±0.08 <.0001 <.0001 

Seafoods 0.40±0.03 0.47±0.03 0.36±0.02 <.0001 0.042 

Eggs 0.32±0.02 0.56±0.03 0.62±0.03 <.0001 <.0001 

Dairy 0.44±0.03 0.71±0.03 0.99±0.04 <.0001 <.0001 

Plant foods           

Grains 3.63±0.04 3.23±0.03 2.61±0.04 <.0001 <.0001 

Beans 0.38±0.02 0.34±0.02 0.26±0.02 <.0001 <.0001 

Vegetables 3.57±0.10 3.82±0.09 3.39±0.09 <.0001 0.036 

Fruits 1.71±0.07 1.44±0.07 1.09±0.06 <.0001 <.0001 

All values are presented as adjusted means ± standard error after age, sex,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total energy intake 

(except for energy intake). 

1)The number of subjects was 1,855 for tertile 1, 1,856 for tertile 2, 1,856 for tertile 3. 

2)Food groups (servings/day) = energy intake from food group ÷ energy intake per serving of food group according to the Dietary Reference intakes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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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Mean daily macronutrient and food group consumption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plant fat intake 

Characteristic Dietary plant fat intake (% of energy) 

Tertile 11) Tertile 2 Tertile 3 p-value p for trend 

Plant fat (n=4,820)           

Median (range) 5.75(0.00-8.43) 10.94(8.43-13.83) 17.96(13.83-47.68)     

Energy (kcal) 1790.65±28.83 1907.10±29.35 2010.52±29.49 <.0001 <.0001 

Protein (% of energy)           

Total 15.11±0.15 14.27±0.14 13.50±0.14 <.0001 <.0001 

Animal 9.38±0.17 7.90±0.16 6.82±0.17 <.0001 <.0001 

Plant 5.73±0.06 6.37±0.06 6.68±0.07 <.0001 <.0001 

Fat (% of energy)           

Total 21.92±0.32 23.33±0.30 27.64±0.28 <.0001 <.0001 

Animal 16.49±0.32 12.43±0.29 8.52±0.26 <.0001 <.0001 

Plant 5.47±0.10 11.00±0.09 19.19±0.15 <.0001 <.0001 

Fatty acids (% of energy)           

Saturated 8.14±0.15 8.15±0.15 9.36±0.15 <.0001 <.0001 

Monounsaturated 7.51±0.14 7.62±0.13 8.60±0.12 <.0001 <.0001 

Polyunsaturated 3.82±0.07 5.16±0.07 6.88±0.10 <.0001 <.0001 

Carbohydrate (% of energy)           

Total 62.97±0.40 62.40±0.37 58.86±0.34 <.0001 <.0001 

Food groups2) (servings/day)           

Animal foods           

Meats 3.34±0.11 2.45±0.09 1.84±0.09 <.0001 <.0001 

Red meats 2.25±0.09 1.61±0.09 0.92±0.08 <.0001 <.0001 

Processed meats 0.26±0.02 0.29±0.03 0.24±0.03 0.157 0.374 

Poultries 0.83±0.07 0.55±0.06 0.68±0.06 <.0001 0.076 

Seafoods 0.41±0.03 0.46±0.03 0.37±0.02 0.011 0.073 

Eggs 0.54±0.03 0.53±0.03 0.41±0.03 <.0001 0.0002 

Dairy 0.82±0.04 0.74±0.04 0.56±0.04 <.0001 <.0001 

Plant foods           

Grains 3.10±0.04 3.21±0.04 3.20±0.04 0.004 0.024 

Beans 0.26±0.02 0.35±0.02 0.39±0.03 <.0001 <.0001 

Vegetables 3.80±0.09 3.87±0.09 3.12±0.09 <.0001 <.0001 

Fruits 1.62±0.07 1.47±0.07 1.16±0.06 <.0001 <.0001 

All values are presented as adjusted means ± standard error after age, sex,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total energy intake 

(except for energy intake). 

1)The number of subjects was 1,855 for tertile 1, 1,856 for tertile 2, 1,856 for tertile 3. 

2)Food groups (servings/day) = energy intake from food group ÷ energy intake per serving of food group according to the Dietary Reference intakes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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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산 섭취량에 따른 다량영양소 및 식품군 섭취실태  

포화지방산 섭취량 삼분위수에 따른 다량영양소와 식품군별 섭취수준을 Table 26 에 

제시하였다. 포화지방산 섭취량이 가장 낮은 삼분위군은 포화지방산으로부터 

5.06±0.07%의 에너지를 섭취하였고, 단일 및 다가불포화지방산으로부터 각각 

5.55±0.09%, 4.98±0.10%의 에너지를 섭취하였다. 포화지방산 섭취량이 가장 높은 

삼분위군의 포화지방산 섭취량은 12.66±0.10%, 단일 및 다가불포화지방산은 각각 

10.57±0.12%, 5.28±0.09%였다. 포화지방산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단일 및 

다가불포화지방산이 증가했다. 또한, 포화지방산 섭취가 증가하면 동물성 단백질 

(tertile 1: 7.48±0.17%, tertile 3: 8.72±0.17%, p for trend < 0.0001), 총 지방 

(tertile 1: 17.53±0.21%, tertile 3: 31.71±0.24%, p for trend < 0.0001), 동물성 지방 

(tertile 1: 7.61±0.21%, tertile 3: 18.87±0.33%, p for trend < 0.0001), 식물성 지방 

(tertile 1: 10.01±0.24%, tertile 3: 12.90±0.29%, p for trend < 0.0001) 섭취량이 

증가하고, 식물성 단백질 (tertile 1: 6.91±0.06%, tertile 3: 5.42±0.06%, p for trend 

< 0.0001), 총 탄수화물 (tertile 1: 68.09±0.30%, tertile 3: 54.14±0.31%, p for trend 

< 0.0001)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화지방산 섭취에 따른 식품군 섭취량을 

살펴보았을 때 포화지방산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육류(가금육 제외), 우유 및 유제품류 

섭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p for trend < 0.0001), 식물성 식품의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 for trend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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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Mean daily macronutrient and food group consumption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saturated fatty acid 

intake 

Characteristic Dietary saturated fatty acid intake (% of energy) 

Tertile 11) Tertile 2 Tertile 3 p-value p for trend 

Saturated fatty acids (n=6,007)           

Median (range) 5.31(0.48-6.87) 8.21(6.87-9.74) 11.88(9.75-26.82)     

Energy (kcal) 1781.7±29.0 1927.6±30.1 1997.6±28.3 <.0001 <.0001 

Protein (% of energy)           

Total 14.39±0.15 14.44±0.14 14.14±0.15 0.079 0.093 

Animal 7.48±0.17 8.10±0.17 8.72±0.17 <.0001 <.0001 

Plant 6.91±0.06 6.33±0.06 5.42±0.06 <.0001 <.0001 

Fat (% of energy)           

Total 17.53±0.21 24.06±0.20 31.71±0.24 <.0001 <.0001 

Animal 7.61±0.21 11.77±0.24 18.87±0.33 <.0001 <.0001 

Plant 10.01±0.24 12.37±0.26 12.90±0.29 <.0001 <.0001 

Fatty acids (% of energy)           

Saturated 5.06±0.07 8.21±0.06 12.66±0.10 <.0001 <.0001 

Monounsaturated 5.55±0.09 7.80±0.09 10.57±0.12 <.0001 <.0001 

Polyunsaturated 4.98±0.10 5.49±0.09 5.28±0.09 <.0001 0.005 

Carbohydrate (% of energy)           

Total 68.09±0.30 61.51±0.27 54.14±0.31 <.0001 <.0001 

Food groups2) (servings/day)           

Animal foods           

Meats 1.85±0.08 2.33±0.08 3.60±0.10 <.0001 <.0001 

Red meats 1.01±0.07 1.30±0.07 2.58±0.10 <.0001 <.0001 

Processed meats 0.17±0.02 0.29±0.02 0.34±0.03 <.0001 <.0001 

Poultries 0.66±0.06 0.75±0.06 0.68±0.07 0.289 0.901 

Seafoods 0.53±0.03 0.43±0.02 0.27±0.02 <.0001 <.0001 

Eggs 0.46±0.03 0.54±0.03 0.49±0.03 0.043 0.335 

Dairy 0.39±0.03 0.67±0.04 1.08±0.04 <.0001 <.0001 

Plant foods           

Grains 3.54±0.04 3.19±0.04 2.73±0.04 <.0001 <.0001 

Beans 0.42±0.02 0.33±0.02 0.24±0.02 <.0001 <.0001 

Vegetables 4.23±0.10 3.63±0.09 2.88±0.09 <.0001 <.0001 

Fruits 1.85±0.08 1.39±0.06 0.98±0.06 <.0001 <.0001 

All values are presented as adjusted means ± standard error after age, sex,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total energy intake 

(except for energy intake). 

1)The number of subjects was 1,855 for tertile 1, 1,856 for tertile 2, 1,856 for tertile 3. 

2)Food groups (servings/day) = energy intake from food group ÷ energy intake per serving of food group according to the Dietary Reference intakes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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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포화지방산 종류별 섭취량 삼분위수에 따른 다량영양소와 식품군별 섭취수준을 

Table 27, Table 28 에 제시하였다. 단일불포화지방산 섭취량이 가장 낮은 삼분위군은 

단일불포화지방산으로부터 4.87±0.05%의 에너지를 섭취하였고, 포화지방산 및 

다가불포화지방산으로부터 각각 5.94±0.11%, 4.22±0.09%의 에너지를 섭취하였다. 

단일불포화지방산 섭취량이 가장 높은 삼분위군의 단일불포화지방산 섭취량은 

11.61±0.08%. 포화지방산 및 다가불포화지방산은 각각 11.40±0.13%, 

6.19±0.09%였다. 단일불포화지방산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포화지방산 및 

다가불포화지방산도 증가했다. 또한, 단일불포화지방산 섭취량이 증가하면 총 단백질 

(tertile 1: 13.77±0.15%, tertile 3: 14.79±0.15%, p for trend < 0.0001), 동물성 

단백질 (tertile 1: 6.95±0.17%, tertile 3: 9.24±0.17%, p for trend < 0.0001), 총 지방 

(tertile 1: 17.02±0.19%, tertile 3: 32.48±0.22%, p for trend < 0.0001), 식물성 지방 

(tertile 1: 9.41±0.24%, tertile 3: 13.42±0.29%, p for trend < 0.0001), 동물성 

탄수화물 (tertile 1: 5.06±0.22%, tertile 3: 5.46±0.20%, p for trend , 0.0001) 의 

섭취량이 증가하고, 식물성 단백질 (tertile 1: 6.82±0.06%, tertile 3: 5.56±0.06%. p 

for trend < 0.0001), 총 탄수화물 (tertile 1: 69.22±0.27%, tertile 3: 52.72±0.28%, 

p for trend < 0.0001) 의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단일불포화지방산 섭취에 

따른 식품군 섭취량을 살펴보았을 때 단일불포화지방산이 증가할수록 육류, 난류, 우유 

및 유제품류의 섭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p for trend < 0.05), 어패류 및 

식물성 식품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 for trend < 0.05). 

  다가불포화지방산 섭취량이 가장 낮은 삼분위군은 다가불포화지방산으로부터 

3.07±0.04%의 에너지를 섭취하였고, 포화지방산 및 단일불포화지방산으로부터 각각 

8.22±0.16%, 6.69±0.12%의 에너지를 섭취하였다. 다가불포화지방산 섭취량이 가장 

높은 삼분위군의 다가불포화지방산 섭취량은 8.16±0.06%, 포화지방산 및 

단일불포화지방산은 각각 8.69±0.15, 9.17±0.13%였다. 다가불포화지방산 섭취량이 



- 89 - 

 

증가할수록 포화지방산 및 단일불포화지방산도 증가했다. 또한, 다가불포화지방산 

섭취량이 증가하면 총 단백질 (tertile 1: 13.46±0.14%, tertile 3: 15.37±0.15%, p for 

trend < 0.0001), 동물성 단백질 (tertile 1: 7.26±0.15%, tertile 3: 9.18±0.18%, p for 

trend < 0.0001), 총 지방 (tertile 1: 20.42±0.30%, tertile 3: 28.75±0.30%, p for 

trend < 0.0001), 동물성 지방 (tertile 1: 11.90±0.30%, tertile 3: 12.87±0.362%, p 

for trend = 0.010), 식물성 지방 (tertile 1: 8.56±0.24%, tertile 3: 15.98±0.24%, p 

for trend < 0.0001) 의 섭취량은 증가하고 총 탄수화물 (tertile 1: 66.12±0.34%, 

tertile 3: 55.88±0.35%, p for trend < 0.0001) 의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가불포화지방산 섭취에 따른 식품군 섭취량을 살펴보았을 때 다가불포화지방산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육류(적색육, 가공육 제외), 어패류, 난류, 콩류, 채소류 섭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p for trend < 0.05), 우유 및 유제품류, 곡류, 과일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 for trend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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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Mean daily macronutrient and food group consumption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monounsaturated 

fatty acid intake 

Characteristic Dietary monounsaturated fatty acid intake (% of energy) 

Tertile 11) Tertile 2 Tertile 3 p-value p for trend 

Monounsaturated fatty acids  

(n=6,007) 

          

Median (range) 5.10(0.29-6.42) 7.59(6.42-8.81) 10.88(8.81-25.77)     

Energy (kcal) 1788.2±29.5 1885.3±28.6 2034.5±30.4 <.0001 <.0001 

Protein (% of energy)           

Total 13.77±0.15 14.45±0.14 14.79±0.15 <.0001 <.0001 

Animal 6.95±0.17 8.16±0.16 9.24±0.17 <.0001 <.0001 

Plant 6.82±0.06 6.29±0.06 5.56±0.06 <.0001 <.0001 

Fat (% of energy)           

Total 17.02±0.19 23.94±0.18 32.48±0.22 <.0001 <.0001 

Animal 7.65±0.20 11.54±0.22 19.16±0.30 <.0001 0.064 

Plant 9.41±0.24 12.48±0.25 13.42±0.29 <.0001 <.0001 

Fatty acids (% of energy)           

Saturated 5.94±0.11 8.54±0.12 11.40±0.13 <.0001 <.0001 

Monounsaturated 4.87±0.05 7.54±0.05 11.61±0.08 <.0001 <.0001 

Polyunsaturated 4.22±0.09 5.40±0.09 6.19±0.09 <.0001 <.0001 

Carbohydrate (% of energy)           

Total 69.22±0.27 61.61±0.24 52.72±0.28 <.0001 <.0001 

Food groups2) (servings/day)           

Animal foods           

Meats 1.52±0.06 2.12±0.07 4.20±0.09 <.0001 <.0001 

Red meats 0.85±0.06 1.20±0.07 2.87±0.10 <.0001 <.0001 

Processed meats 0.16±0.02 0.28±0.02 0.36±0.03 <.0001 <.0001 

Poultries 0.51±0.05 0.64±0.05 0.96±0.08 <.0001 <.0001 

Seafoods 0.48±0.03 0.43±0.02 0.32±0.02 <.0001 <.0001 

Eggs 0.37±0.02 0.56±0.03 0.58±0.03 <.0001 <.0001 

Dairy 0.63±0.04 0.77±0.04 0.74±0.04 0.0003 0.010 

Plant foods           

Grains 3.53±0.04 3.24±0.04 2.69±0.04 <.0001 <.0001 

Beans 0.38±0.02 0.31±0.02 0.30±0.02 0.005 0.007 

Vegetables 4.02±0.10 3.58±0.09 3.14±0.09 <.0001 <.0001 

Fruits 1.89±0.08 1.30±0.06 1.02±0.06 <.0001 <.0001 

All values are presented as adjusted means ± standard error after age, sex,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total energy intake 

(except for energy intake). 

1)The number of subjects was 1,855 for tertile 1, 1,856 for tertile 2, 1,856 for tertile 3. 

2)Food groups (servings/day) = energy intake from food group ÷ energy intake per serving of food group according to the Dietary Reference intakes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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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Mean daily macronutrient and food group consumption according to tertiles of dietary polyunsaturated 

fatty acid intake 

Characteristic Dietary polyunsaturated fatty acid intake (% of energy) 

Tertile 11) Tertile 2 Tertile 3 p-value p for trend 

Polyunsaturated fatty acids 

 (n=6,007) 

          

Median (range) 3.20(0.68-4.10) 5.01(4.10-6.03) 7.51(6.03-27.68)     

Energy (kcal) 1802.3±28.0 1919.2±28.4 1993.1±30.6 <.0001 <.0001 

Protein (% of energy)           

Total 13.46±0.14 14.32±0.14 15.37±0.15 <.0001 <.0001 

Animal 7.26±0.15 8.00±0.16 9.18±0.18 <.0001 <.0001 

Plant 6.20±0.06 6.32±0.06 6.19±0.07 0.056 0.710 

Fat (% of energy)           

Total 20.42±0.30 24.41±0.30 28.75±0.30 <.0001 <.0001 

Animal 11.90±0.30 13.18±0.31 12.87±0.32 <.0001 0.010 

Plant 8.56±0.24 11.31±0.23 15.98±0.24 <.0001 <.0001 

Fatty acids (% of energy)           

Saturated 8.22±0.16 8.78±0.16 8.69±0.15 0.0002 0.003 

Monounsaturated 6.69±0.12 8.11±0.12 9.17±0.13 <.0001 <.0001 

Polyunsaturated 3.07±0.04 5.00±0.04 8.16±0.06 <.0001 <.0001 

Carbohydrate (% of energy)           

Total 66.12±0.34 61.27±0.34 55.88±0.35 <.0001 <.0001 

Food groups2) (servings/day)           

Animal foods           

Meats 2.29±0.09 2.60±0.10 2.89±0.10 <.0001 <.0001 

Red meats 1.63±0.08 1.70±0.09 1.51±0.09 0.102 0.136 

Processed meats 0.22±0.02 0.30±0.03 0.28±0.03 0.016 0.075 

Poultries 0.44±0.05 0.61±0.06 1.11±0.07 <.0001 <.0001 

Seafoods 0.32±0.02 0.40±0.02 0.53±0.03 <.0001 <.0001 

Eggs 0.35±0.02 0.56±0.03 0.60±0.03 <.0001 <.0001 

Dairy 0.84±0.04 0.72±0.04 0.53±0.04 <.0001 <.0001 

Plant foods           

Grains 3.37±0.04 3.20±0.04 2.88±0.04 <.0001 <.0001 

Beans 0.22±0.02 0.32±0.02 0.48±0.03 <.0001 <.0001 

Vegetables 3.38±0.09 3.73±0.09 3.71±0.10 0.0004 0.004 

Fruits 1.72±0.07 1.35±0.06 1.12±0.07 <.0001 <.0001 

All values are presented as adjusted means ± standard error after age, sex,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and total energy intake 

(except for energy intake). 

1)The number of subjects was 1,855 for tertile 1, 1,856 for tertile 2, 1,856 for tertile 3. 

2)Food groups (servings/day) = energy intake from food group ÷ energy intake per serving of food group according to the Dietary Reference intakes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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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만 6-18 세 아동 및 청소년의 단백질 및 지방 섭취와 과체중 및 

비만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0 년부터 2021 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최근 12 년간의 단백질 섭취량을 총 에너지의 기여율로 평가한 결과 총 

단백질은 14.0%에서 15.3%로 증가하였고, 동물성 단백질 또한 7.3%에서 9.1%로 

증가하였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6.7%에서 6.2%로 감소하였다. 총 지방은 

22.8%에서 25.9%로, 동물성 지방은 10.9%에서 14.5%로 증가하였고, 식물성 지방은 

11.9%에서 11.4%로 소폭 감소하게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포화지방산은 7.7%에서 

9.0%로, 단일불포화지방산은 7.6%에서 8.6%로, 다가불포화지방산은 5.0%에서 5.8%로 

증가하였다. 추가적으로 탄수화물은 63.2%에서 58.8%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성별, 연령별로 층화 분석해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014-2021 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단백질과 지방 섭취량을 3 분위수로 나누어 과체중 및 비만과의 

연관성을 성별, 연령, 가구 소득 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총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총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은 

과체중 및 비만과 양의 연관성을 보였고, 식물성 지방은 음의 연관성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탄수화물을 보정한 후에도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의 

연관성은 유지되었다.  

최근 8 년간 우리나라 6-18 세 아동 및 청소년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14.5%, 지방 

섭취량은 24.0%, 탄수화물 섭취량은 61.5%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에너지적정비율 (단백질: 7-20%, 지방: 15-30%, 탄수화물: 55-65%) [42]을 충족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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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확인된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섭취와 과체중 및 비만과의 양의 

연관성은 탄수화물을 보정한 이후에도 관찰되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과 BMI 및 

체지방량과의 양의 연관성은 유럽, 미국에서 수행된 단면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16, 17]. 3,573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네덜란드에서 수행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의하면 1 세 때의 단백질 섭취가 10 세 때의 체중과 BMI, 체지방량 증가와 관련이 

있었고, 이는 동물성 급원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15]. 지방의 경우 비만한 

아동에서 지방 섭취를 줄이면 비만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으며 [43], 본 연구에서는 

동물성 지방은 과체중 및 비만 위험을 증가시키나 식물성 지방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지방 섭취와 비만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부족해 비교에 제한이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방 급원에 따라 과체중 및 비만과의 연관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단백질 및 지방 섭취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 다가불포화지방산은 과체중 및 비만과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12-18 세 청소년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중간 정도로 섭취하는 

삼분위군은 가장 적게 섭취하는 삼분위군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낮았으나, 선형적인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가불포화지방산은 전체 대상자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없었으나, 성별로 층화 분석한 결과에서 남아에서 다가불포화지방산을 

제일 많이 섭취한 그룹이 가장 적게 섭취하는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1.43 배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도 동물성 단백질과 체중 및 BMI 와의 양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나, 식물성 단백질과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13, 20]. 

다가불포화지방산과 아동 및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과의 연관성을 본 연구는 없었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40]에서 다가불포화지방산의 섭취는 여성에서 복부 비만 

위험성을 증가시키나, 남성에서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 12-18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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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Segovia-Siapco 등 [17]이 수행한 단면연구에서 허리둘레-신장의 

비(waist-to-height ratio), BMI z-score 로 정의한 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았고, 건강한 식물성 식품 위주로 구성된 식사는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45, 46]. 

단백질은 포만감 및 식사에 의한 발열효과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고 제지방량을 

증가시켜 비만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7]. 그러나 본 연구 및 앞선 

선행연구들에서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과체중 및 비만 위험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15-17]. 동물성 단백질의 높은 섭취는 류신, 이소류신, 발린과 같은 가지사슬 

아미노산 (branched-chain amino acid, BCAA)의 높은 섭취로 이어지며, BCAA 는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혈중 BCAA 의 증가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8-50]. 또한, 본 연구에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증가할수록 총 지방 섭취량과 적색육 및 가금육을 비롯한 육류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곡류와 과일, 콩류와 같은 식물성 식품의 섭취량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육류는 필수아미노산의 주요 급원식품이지만 포화지방, 에너지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육류의 높은 섭취가 과체중 및 비만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빠른 성장을 

위한 높은 에너지 요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된다 [18]. 그러나 앞선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의 과도한 섭취가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1, 23-25]. Wilborn 과 Beckham 등의 비만의 유병률 및 병인, 

결과와 치료를 리뷰한 논문에 따르면 과도하게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면 신체에서 

영양소를 지방 조직의 트리글리세리드로 전환하여 저장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지 않으면 과도한 체지방이 축적되어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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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인 식단에서 임상적으로 관련된 체중 감소를 달성한 대상자들의 비율이 증가했다 

[51]. 이와 비슷하게 본 연구에서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 비만할 확률이 

더 높았으나, 식물성 지방에서는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동물성 지방의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육류 및 난류, 우유 및 유제품류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곡류와 

과일, 콩류와 같은 식물성 식품의 섭취량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대조적으로 식물성 

지방의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곡류, 콩류의 섭취량이 증가하였고, 육류의 섭취량이 

감소하여 식물성 식품이 풍부한 식사가 비만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산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이나 [20],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 비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26-27]. Astrup 의 

연구 [26] 에서는 단일불포화지방산이, Krishnan 의 연구 [27] 에서는 포화지방산이 

과체중 및 비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단일불포화지방산의 섭취량이 높은 그룹에서 비만할 위험이 높았고, 탄수화물을 추가로 

보정했을 때 이와 같은 연관성은 사라졌지만 포화지방산을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 

비만할 위험이 0.75 배 낮아졌다. 이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 본 연구에서 지방산별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전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산별 총 섭취량, 급원식품, 

다른 다량영양소 섭취와의 균형 등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지방산별 주요 급원식품을 분석한 결과 포화지방산과 단일불포화지방산의 상위 3 위 

급원식품에는 모두 소고기, 돼지고기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포화지방산의 주요 

급원식품에는 우유가, 단일불포화지방산의 주요 급원식품에는 난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Supplemental Table 1-3). 비록 성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18 개 국가의 35-70 세를 

대상으로 수행된 대규모 전향적 코호트 PURE 연구에서는 고 탄수화물 섭취가 총 

사망위험과 관련이 있었고, 총 지방과 지방산들은 낮은 총 사망위험과 관련이 있었으며, 

포화지방산의 섭취는 뇌졸중 위험과 음의 연관성이 있었다 [52]. 탄수화물과 지방은 

상보적인 관계로 특히 본 연구에서 포화지방산이 탄수화물과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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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므로 향후 체중, 체지방 변화에 대한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의 대체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전향적 연구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별, 연령에 따라 층화 분석을 수행했을 때, 총 단백질 및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섭취와 과체중 및 비만과의 연관성은 그 강도가 약화되긴 했으나 

남아에서는 총 단백질 및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에서, 6-11 세 아동에서는 총 

지방이, 12-18 세에서는 총 단백질 및 동물성 단백질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생건강검사 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과체중 및 비만의 유병률이 남아와 

고등학생에서 높았는데 [53], 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음료수 및 

패스트푸드를 주 1 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우유 및 유제품, 과일,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비율과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이 낮아 비만의 위험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3]. 본 연구에서도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여아에 비해 남아에서 

높았고, 12-18 세의 청소년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럽 성인을 대상으로 한 

중재연구는 동물성 단백질의 1%를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면 과체중 및 비만의 위험이 

감소했다고 보고한 바 있고 [54], Colin Wilborn 등이 진행한 리뷰 논문에서도 지방을 

줄인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단백질로 대체하면 과체중 및 비만의 위험이 감소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51]. 따라서 청소년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동물성 식품의 

과잉섭취는 줄이고 양질의 식물성 식품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한 

효과적인 영양교육 및 영양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포화지방산을 중간으로 섭취한 그룹이 가장 적게 혹은 많이 섭취한 

그룹보다 신장이 유의하게 높았고, 식물성 단백질 섭취에 따라 신장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관찰되기는 했으나, 단백질 섭취는 신장 및 HAZ 와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유럽 국가에서 수행된 코호트 연구들에서도 연구 대상자의 연령대에 차이가 있으나 

단백질 섭취와 신장과의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1, 19, 21, 51].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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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2.5 세 유아 90 명을 대상으로 한 단면연구는 신장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과의 양의 연관성을 확인하였고 [55], 독일의 3-18 세 189 명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 시기의 단백질 섭취가 여아의 추후 성인 신장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56]. 본 연구는 단백질 및 지방, 지방산의 섭취와 

선형 성장 (Linear growth) 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에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아동 및 

청소년 시기의 단백질 및 지방, 지방산의 섭취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단백질 및 지방, 

지방산의 섭취와 과체중 및 비만과의 인과성을 규명하기 어렵다. 둘째, 1 일치 24 시간 

회상법을 사용해 추정된 식사섭취량은 대상자들의 평소 섭취량을 반영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집단의 평균 섭취량 추정에는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7]. 또한, 본 

연구는 국가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나 성인에 비해 적은 아동 및 청소년의 표본 수가 

연관성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체지방량 및 제지방량과 같은 신체조성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체지방량 및 제지방량 등을 함께 평가한다면 단백질 및 지방, 

지방산이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신체활동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중요한 요소인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12 세 이상 청소년의 좌식시간에 대한 정보 외의 신체활동 

수준을 평가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규모 국가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단백질 및 지방의 섭취실태를 식품급원에 따라 평가하고, 

단백질과 지방의 식품급원, 지방산 유형을 고려해 성장지표와 과체중 및 비만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로 의의가 있다. 

향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수준에 대한 파악과 자세한 신체조정에 

대한 측정이 함께 이루어진 전향적 연구가 수행된다면 단백질 및 지방, 지방산 섭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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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및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커니즘 규명 및 단백질과 지방을 비롯한 

다량영양소의 적정섭취 가이드라인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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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14 년부터 2021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단백질 및 지방, 지방산 섭취와 성장지표 및 비만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6-18 세 아동 및 청소년 6,907 명으로 1 일 24 시간 회상법 자료를 

이용하여 단백질 및 지방, 지방산 섭취량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총 단백질 에너지섭취비율은 14.7±0.1%로 남아 및 청소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총 지방 에너지섭취비율은 24.7±0.1%로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포화지방산 에너지섭취비율은 8.6±0.1%로 청소년에서 높았다. 

단일불포화지방산 에너지섭취비율은 8.1±0.1%로 남아 및 청소년에서 높았다. 

다가불포화지방산 에너지섭취비율은 5.5±0.0%로 남아 및 청소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추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분석했을 때, 총 탄수화물 에너지섭취비율은 

60.6±0.2%로 여아 및 아동, 교육수준,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단백질 

섭취량을 삼분위수로 분류했을 때, 총 단백질 및 식물성 단백질은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으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1.32 배 높았다. 지방 섭취량을 삼분위수로 분류했을 때, 총 

지방 섭취량이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0.69 배 낮았다. 동물성 지방은 과체중 및 비만과 양의 연관성이 탄수화물 

보정 후 사라졌으나, 식물성 지방은 음의 연관성이 있었다. 포화지방산 섭취량을 

삼분수로 분류했을 때, 섭취량이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교차비가 0.75 배 낮았고 단일불포화지방산은 탄수화물 보정 후 

유의성이 사라졌고, 다가불포화지방산에서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총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하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증가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감소했으며, 지방 

섭취량은 증가하고 탄수화물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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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룹의 육류 섭취횟수는 4.11 회로 가장 적게 섭취하는 그룹 

1.23 회에 비해 약 4 배 높았다. 총 지방 섭취량이 증가하면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 

섭취량이 증가했으며, 단백질 섭취량은 증가하고 탄수화물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물성 지방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룹의 육류 섭취횟수는 4.42 회로 가장 

적게 섭취하는 그룹 1.28 회에 비해 약 4 배 높았다. 식물성 지방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룹의 육류 섭취량은 1.84 회로 가장 적게 섭취하는 그룹 3.34 회에 비해 약 3 배 

낮았다. 포화지방산 섭취량이 증가하면 단일불포화지방산 및 다가불포화지방산 섭취량이 

증가했으며, 단백질 섭취량과 탄수화물 섭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화지방산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룹의 육류 섭취횟수는 3.60 회로 가장 적게 섭취하는 그룹 

1.85 회에 비해 약 2 배 높았다. 단일불포화지방산 섭취량이 증가하면 포화지방산과 

다가불포화지방산 섭취량이 증가했으며, 단백질 섭취량은 증가하고 탄수화물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일불포화지방산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룹의 육류 

섭취횟수는 4.20 회로 가장 적게 섭취하는 그룹 1.52 회에 비해 약 3 배 높았다. 

다가불포화지방산 섭취량이 증가하면 포화지방산과 단일불포화지방산 섭취량이 

증가했으며, 단백질 섭취량은 증가하고 탄수화물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가불포화지방산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룹의 육류 섭취횟수는 2.89 회로 가장 적게 

섭취하는 그룹 2.29 회와 비슷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최근 12 년간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총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지방 섭취량이 증가했고, 동물성 단백질의 높은 섭취와 식물성 지방의 낮은 

섭취가 과체중 및 비만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장기에 

동물성 식품은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주요 급원이지만 과잉 섭취 시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동물성 식품 섭취와 충분한 식물성 식품의 섭취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비만 예방을 위해 전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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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을 통한 단백질 및 지방, 지방산 적정섭취 가이드 라인 및 효과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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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Abstract 

 

Proteins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body and are essential nutrients for growth and 

development. Fat and fatty acids are essential sources of energy that play significant 

roles in both immune function and cell membrane formation.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regarding protein, fat, and fatty acid intake and its association 

with growth indicators and obesity in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protein and fat intake and 

overweight and obesity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This study included 

6,907 individuals aged 6–18 years, who participated in the 2014–2021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y provided information on 

height and weight through a 1-day 24-hour dietary recall. Protein and fat intake 

were estimated as the percentage of total energy (% of energy) and categorized into 

animal and plant protein/fat based on their source. Fatty acids were classified into 

saturated, monounsaturated, and polyunsaturated fatty acids. Protein and fat intakes 

were classified into tertiles, and their association with overweight and obesit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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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ed. Overweight and obesity were defined according to the 2017 Korean 

National Growth Charts. The overall protein intake of the participants was 14.0 % 

(7.3 % animal protein and 6.7 % vegetable protein). Additionally, their total fat intake 

was 22.8 % (10.9 % animal fat and 11.9 % vegetable fat). Saturated fatty acids 

accounted for 7.7 %, monounsaturated fatty acids for 7.5 %, and polyunsaturated 

fatty acids for 5 %. The odds ratio (OR) of overweight and obes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ighest tertile of animal protein intake than in the lowest tertile (OR: 

1.32, 95 % confidence interval [CI]: 1.06–1.64, and p-value for trend = 0.013). 

Individuals with the highest tertile of total fat intake exhibited a 31 % reduction in 

the risk of overweight/obesity compared to those in the lowest tertile (OR: 0.69, 95 % 

CI: 0.51–0.92, and p-value for trend = 0.011). However, this inverse association 

was observed only in plant fat (OR: 0.74, 95 % CI: 0.62–0.89, and p-value for trend 

= 0.001). Following confounding variable adjustment, including carbohydrate intake, 

saturated fatty acid intake was inversely associated with overweight/obesity risk 

(OR for tertile 3 vs. tertile 1: 0.75, 95 % CI: 0.60–0.94, and p-value for trend = 

0.010). Total proteins, animal fats, and monounsaturated fatty acids exhibited a 

positive association with overweight/obesity, which disappeared following 

carbohydrate intake adjustment.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an increased intake of 

animal protein and a reduced intake of plant fat may increase the risk of pediatric 

obesity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establish appropriate guidelines for macronutrient intake and to develop effective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obesity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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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Appendices 

 

Supplemental Table 1. Major food sources of saturated fatty acids 

Saturated fatty acids (n=6,907) 

Rank 

Total (n=6,907) Boys (n=3,588) Girls (n=3,319) 

Food name 

Mean 

Intake(g/day) 

Standard 

Error (g/day) 

Food name 

Mean 

Intake(g/day) 

Standard 

Error (g/day) 

Food name 

Mean 

Intake(g/day) 

Standard 

Error (g/day) 

1 Pork 2.60 0.09 Pork 3.07 0.14 Pork 2.11 0.11 

2 Milk 2.43 0.06 Milk 2.84 0.08 Milk 2.00 0.07 

3 Beef 1.64 0.07 Beef 1.74 0.09 Beef 1.52 0.08 

4 Ramen 1.05 0.04 Ramen 1.11 0.06 Cookie 0.98 0.05 

5 Cookie 1.24 0.05 Cookie 1.54 0.07 Ramen 0.91 0.05 

6 Egg 0.90 0.02 Egg 0.96 0.03 Egg 0.83 0.02 

7 Bread 0.86 0.03 Bread 0.91 0.05 Bread 0.80 0.04 

8 Ice cream 0.65 0.04 Soybean oil 0.58 0.04 Ice cream 0.73 0.05 

9 Soybean oil 0.55 0.06 Chicken 0.45 0.06 Cake 0.66 0.09 

10 Chicken 0.65 0.02 Ice cream 0.73 0.02 Soybean oil 0.56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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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Table 2. Major food sources of monounsaturated fatty acids 

Monounsaturated fatty acids (n=6,907) 

Rank 

Total (n=6,907) Boys (n=3,588) Girls (n=3,319) 

Food name 

Mean 

Intake(g/day) 

Standard 

Error (g/day) 

Food name 

Mean 

Intake(g/day) 

Standard 

Error (g/day) 

Food name 

Mean 

Intake(g/day) 

Standard 

Error (g/day) 

1 Pork 3.05 0.11 Pork 3.59 0.16 Pork 2.47 0.13 

2 Beef 1.89 0.08 Beef 2.02 0.10 Beef 1.76 0.09 

3 Egg 1.20 0.03 Egg 1.28 0.05 Egg 1.10 0.03 

4 Soybean oil 0.96 0.03 Soybean oil 1.04 0.05 Cookie 0.87 0.04 

5 Chicken 0.99 0.03 Chicken 1.12 0.04 Soybean oil 0.86 0.03 

6 Cookie 0.96 0.06 Cookie 1.07 0.09 Chicken 0.84 0.07 

7 Milk 0.88 0.02 Milk 1.03 0.03 Milk 0.72 0.02 

8 Ramen 0.71 0.03 Ramen 0.76 0.05 Bread 0.65 0.04 

9 Bread 0.79 0.03 Bread 1.00 0.05 Ramen 0.57 0.03 

10 

Processed pork 

products, ham 

0.59 0.03 

Processed pork 

products, ham 

0.70 0.04 

Processed pork 

products, ham 

0.48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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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Table 3. Major food sources of polyunsaturated fatty acids 

Polyunsaturated fatty acids (n=6,907) 

Rank 

Total (n=6,907) Boys (n=3,588) Girls (n=3,319) 

Food name 

Mean 

Intake(g/day) 

Standard 

Error (g/day) 

Food name 

Mean 

Intake(g/day) 

Standard 

Error (g/day) 

Food name 

Mean 

Intake(g/day) 

Standard 

Error (g/day) 

1 Soybean oil 2.57 0.06 Soybean oil 2.89 0.09 Soybean oil 2.22 0.08 

2 Pork 0.96 0.03 Pork 1.12 0.05 Mayonnaise 0.81 0.05 

3 Mayonnaise 0.88 0.04 Mayonnaise 0.95 0.06 Pork 0.78 0.04 

4 Bread 0.73 0.03 Bread 0.79 0.04 Bread 0.66 0.03 

5 Egg 0.65 0.02 Egg 0.71 0.03 Egg 0.59 0.02 

6 Cookie 0.58 0.02 Cookie 0.66 0.04 Cookie 0.50 0.03 

7 Palm oil 0.48 0.01 Sesame oil 0.52 0.02 Sesame oil 0.44 0.02 

8 Tofu 0.38 0.02 Ramen 0.44 0.03 Tofu 0.31 0.02 

9 Ramen 0.37 0.01 Tofu 0.45 0.02 Ramen 0.27 0.02 

10 Sandwich 0.23 0.01 Sandwich 0.27 0.02 Sandwich 0.18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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