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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dietary pattern and dietary diversity of preschool children by investigating their

food consumption. To accomplish this, dietary intake survey (24 hour-recall food diary) was administered to 508

children aged between 4 to 6 years old from 4 kindergartens in the Daegu area (415 were completed). By using CAN

pro 3.0 for professionals, the dietary patterns and dietary diversity scores of each food group were examined by age

and sex.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12.0, and χ2, t-test and Anova test,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used

for verifying significance. For 4~5- year-old group, boys had significantly more fruit and meats than girls (p < 0.05),

but  girls had more dairy food than boys with no significance. For 6-year-old group, boys had significantly more

foods, milk and dairy foods than girls (p<0.05), and also boys had more vegetables and fruit than girls with no

significance. For DDS (Dietary Diversity Score), the score of 6-year-old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younger children (p < 0.05) and the older the age was, the higher the score was. Dietary Pattern (GMVFD) was

verified by 8 types, and the ratio of taking all five food groups (GMVFD = 11111) of the 6-year-old group was 48.8%.

Children with older ages had more various foods than younger ones (p < 0.05). In addition, the ratio of taking less

than the minimal intake of dairy foods of girls (48.1%) was higher than that of boys (41.3%). As results, unbalanced

diet, overeating and not eating unbalanced diet were revealed as the problematic dietary habits among preschool

children, and those habits may change positively with knowledge on nutrition grow on. Therefore, nutritional

characteristics and importance of preschool children should be taught to parents and caregivers, and it must be

practical and ready to use in cooking for these children to healthy dietary habit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4(5) : 521~5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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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유아기는 2~6세까지의 취학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청

소년기에 비하여 신체적 성장은 느리지만 골격과 근육이 발

달하고 활동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이에 필요한 영

양이 충분히 보충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4세경에는 신

장이 출생 시의 2배가 되고, 체중은 2세경에 이미 12~13

㎏이 되며 소화기관이나 소화효소계의 발달이 충분히 이루

어지므로 일반 음식을 충분히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상태

를 갖추게 된다(Park 등 2004; Lee & Cho 2006). 또한

사회성과 함께 자의식이 발달하면서 주변 환경에 관심을 기

울이게 되고 음식에 대한 맛이나 형태, 질감, 색, 냄새 등 모

든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나 0~2세까지의 영아기에 비하여

성장속도가 감소하므로 영양적 요구량도 감소되면서 자연스

럽게 식욕이 감소하기도 하는 성장과 관련된 과정을 겪기도

한다(Park & Ahn 2003). 따라서 유아의 부모나 식사를 준

비하는 사람들은 일반 음식을 편견 없이 접할 수 있도록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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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과 조리방법, 식단구성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단백

질, 무기질, 비타민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충분히 섭취

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Jeong 2005). 미국 영양사협

회는 유아를 위한 식사계획 시 영양권장량과 기초식품군을

기본으로 영양소의 균형을 유지하고, 연령의 발달 단계와 기

호를 고려한 음식을 조리하되 영양소가 편중되지 않는 식사

가 되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 자극적인 식품이나 가공

식품, 인스턴트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위생적으

로 조리하고 식품의 색이나 모양 등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

다고 하였다(ADA 2005). 국외에서는 영양취약 집단의 식

사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 영양섭취 조사 외에 식습관, 식사

패턴, 식사의 다양성을 함께 실시하며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

하는 것은 적절한 영양소의 섭취 및 특정 영양소의 결핍과 과

잉을 예방하고 미량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다고 하

였다. 따라서 1회 섭취분량에 근거하여 최소 섭취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다양성을 평가하여 영양소의 적절성

을 평가하고 있다(Kant 1996; Cox 등 1997; Sin

2005). 서울지역 2∼6세 유아의 영양소 질적 평가 연구에

의하면 칼슘과 나이아신이 질적으로 양호하지 못하였고, 모

든 영양소에서 질적 지수가 1이상으로 보고되어 양호한 편

이었으나, 단백질의 경우 2를 초과하여 특정 영양소가 과잉

섭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2005). 또한 부산지역 학

령 전 아동의 식생활평가에서 육류와 채소군의 식품섭취 상

태는 좋은 편이나 과일을 최소 섭취량 이하로 섭취하는 비율

이 등 15%이었다(Lim 2001). 최근의 유아 대상의 전형적

인 식사에는 과일과 채소가 적고, 달고 짠 가공식품이 많으

며, 칼슘이 충분치 않고, 지방이 권장량 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유의 섭취량이 감소하고, 탄산음료, 패

스트푸드와 스넥류의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식사의 질이 저

하되었으며 과일주스 섭취는 유아기 비만이나 성장지연과 관

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Skinner 등 2002). 유아는 맛

을 느끼는 감각인 ‘taste bud’가 뺨과 혀의 표면에 넓게 분

포되어 있으므로 학동기나 성인에 비하여 단맛과 짠맛을 민

감하게 감지하여 수용하기 때문이다(ADA Report 2005).

미국의 유아전기 아동의 식사조사 결과 10여 가지의 식품이

총 섭취열량의 60%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주로 섭취하는 식

품은 바나나와 감자였으므로 식품섭취의 편중성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Stang 2006). 한 가지 식품의 섭취로 모든 영양

소의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서 다양한 식품을 적당량 섭취하여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 중요하다(Lee & Cho 2006). 동일 식품군 내에서도 다

양한 종류의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무기질 및 미량

영양소의 공급이 가능하여 식사를 개선할 수 있다(Kerbs-

Smith 등 1987). 우리나라에서는 올바른 식생활과 균형 잡

힌 식사를 위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아를 위한 식생활 지

침을 제공하고 급식 제공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급식관리

기준을 설정하였다(www.mw.go.kr). 영양학 분야에서 유

아대상의 식생활, 영양관련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식품의 다양성과 섭취식품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유아에게 문제가 되는

섭취 식품군과 지역적 특성을 알아보고 유아의 식사계획에

도움이 되고자 지역의 일부 4~6세 유아를 대상으로 식사일

기를 조사하여 식사 다양성과 식품군 섭취 패턴를 살펴보았

다. 조사결과는 지역적인 제한성은 있으나 일반적인 유아의

식품에 대한 선호도를 이해하고 이들의 식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올바른 식사계획과 식단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

조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는 대구 시내에 소재한 유치원 2곳과 대구 인근의 유

치원 2곳 유아 508명(4~6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

사기간은 2007년 10월~2008년 2월이며, 총 508부 중 불

완전한 응답지를 제외한 415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설문

지 회수율 81.7%). 

 

2. 식사조사

식사조사는 24시간 회상법을 사용하여 평일 연속 이틀간

의 식사(아침, 점심, 저녁, 간식)을 어머니(보호자)가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조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작성요령과 식

사기록 예시, 1인 1회 분량의 음식자료 및 접시(용기)의 사

진을 설문지와 함께 배부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CAN-Pro

3.0(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3.0) 전문가용을 이용하여 식품군별 섭취량을 산출하여 2007

년 시행한 국민영양건강조사 자료와 비교하였으며 섭취한 식

품의 다양성과 섭취 패턴을 살펴보았다.

3. 식품섭취 상태 평가

1) 식사 다양성(DDS, Dietary Diversity Score)

식품섭취의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섭취한 식품을 곡

류군(전분 포함), 육류군(육류, 어패류, 난류, 두류 포함), 채

소군, 과일군, 유제품군(우유 포함)으로 분류 한 후 각 식품

군에 해당하는 식품을 최소량 이상 섭취하였을 때 1점, 섭취

하지 않았거나 섭취량이 최소량에 미치지 못했을 때 0점으

로 처리하였다. 점수화된 자료는 합산하여 식품군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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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DDS)를 산정하였다(Kant 1996). 최소섭취량은 육

류군, 채소군, 과일군의 경우 고형식품은 30 g, 액체류는 60

g, 곡류군은 60 g으로 하였고, 유제품군은 200 g을 기준으

로 적용하였다(Jun 등 2006; Kim 등 2007).

2) 식품군 섭취 패턴(GMVFD Pattern)

식품군 섭취 패턴은 곡류군(Grain: 전분 포함), 육류군

(Meat: 육류, 어패류, 난류, 두류 포함), 채소군(Vegetable),

과일군(Fruits), 유제품군(Dairy products: 우유 포함)으

로 분류하여, 다섯 가지 식품군(GMVFD; Grain, Meat,

Vegetable, Fruit, Dairy products) 중 최소 섭취량을 섭

취한 경우 1, 섭취하지 못한 경우 0으로 하여 조합하여 분류

하였다. 최소섭취량은 육류군, 채소군, 과일군의 경우 고형식

품은 30 g, 액체류는 60 g, 곡류군은 60 g, 유제품군은

200 g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GMVFD = 11111은 곡류

군, 육류군, 채소군, 과일군, 유제품군을 모두 섭취한 경우이

고, GMVFD = 11110은 유제품군을 제외한 모든 식품군

을 섭취한 경우이다.

4. 통계분석

본 조사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성

별과 연령(4~5세, 6세)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

며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각 변인간의 유의성은

χ
2-test, 남녀 별 차이의 검증은 t-test, 연령간의 차이는

ANOVA test를 실시하였고, 유의성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p < 0.05)를 이용하였다. 

—————————————————————————

결 과
—————————————————————————

1. 일반적 특성 

1) 조사 대상 유아의 일반사항

대구 및 대구 인근 소도시(경북지역으로 분류) 소재 유치

원 4곳의 만 4~6세 유아 4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자는 남아 211명(50.8%), 여

아 204명(49.2%)이었고, 평균 연령은 평균 4.9세로 분포

는 4세 145명(34.9%), 5세 167명(40.2%), 6세 103명

(24.8%)이었다. 

2. 식품 섭취상태 평가

1) 식사 섭취량 조사

4~5세의 조사대상자의 일상 식사의 식품섭취량에 대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1일 총 식품섭취량은 평균 979.1 g

(남아 1003.0 g, 여아 954.9 g)으로 남아가 많았으며 2007

년 국민건강영양조사(3~5세) 결과인 남아 843.6 g, 여아

814.4 g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식물성식품의 섭취

량(655.2 g)은 총 식품 섭취량의 66.7%로 동물성식품 : 식

물성식품의 비율이 1 : 2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국민건

강영양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식물성식품과 동물성식품

의 비율인 67.4% : 32.6%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성별에 따

라 식품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채소의 섭취량은 평균 146.4

g이었고,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2007년 국

민건강영양조사결과, 3~5세의 채소섭취량은 82.2 g이었으

므로 본 조사대상자의 채소섭취량이 높은 경향을 보여 지역

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과일의 섭취량은 평균

187.2 g이었고, 남아 208.9 g, 여아 165.1 g으로 남아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아 남아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p < 0.05). 육류의 섭취량은 평균 47.9 g이

었고, 남아 53.0 g, 여아 42.6 g을 섭취하여 남아의 육류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5). 유제품의 섭취량은

평균 201.6 g이었고, 남아 198.2 g, 여아 205.2 g으로 여

아의 섭취량이 높은 경향이었으나 성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대

체로 본 조사대상자들의 식품군별 섭취수준은 조금 높은 경

향을 보였으며 여아에 비하여 남아의 섭취량이 높은 수준이

었다. 우유와 과일은 여아가 남아에 비하여 조금 더 많이 섭

취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6세의 조사대상자의 일상 식사의 식품섭취량에 대한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1일 총 식품섭취량은 평균 1025.1 g이

었고, 남아 1068.5 g, 여아 977.2 g을 섭취하여 남아의 섭

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5). 이는 2007년 국민건

강영양조사(6~11세)에서 남아 1072.8 g, 여아 969.6 g으

로 보고한 것과 비교 시 본 조사대상자의 섭취량이 다소 높

았다. 식물성식품의 섭취량은 평균 666.3 g으로 총 식품섭

취량의 65.5%였으며 동물성식품 : 식물성식품의 섭취비율

은 2 : 1로 나타났다. 동연령대의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

사 결과에서도 식물성식품 : 동물성식품 = 69.3(%) : 30.7

(%)으로 약 2 : 1의 비율을 보였다. 채소는 평균 140.7 g이

었고, 남아 141.9 g, 여아 139.3 g을 섭취하였으며 과일의

Table 1. Distribution of age and sex of subjects

Total (N = 415)
Sex

 Boys (N = 211) Girls (N = 204)

Age

4 yr 145 (34.9)1) 68 (32.2) 77 (37.7)

5 yr 167 (40.2) 89 (42.2) 78 (38.2)

6 yr 103 (24.8) 54 (25.6) 49 (24.0)

1)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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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량은 평균 188.9 g이었으며 남아(195.6 g)가 여아

(181.5 g)에 비하여 섭취량이 약간 높았다. 동물성식품의

총 섭취량은 평균 358.8 g이었고, 남아 390.2 g, 여아

324.1 g으로 남아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5).

Table 2. Food intakes from each food group of 4~5-yr old subjects by sex

 Total (N = 312) Boys (N = 157) Girls (N = 155)

Plant foods (g)

Cereals  216.4 ± 971.51) 9216.6 ± 970.3 216.2 ± 973.1

(N = 190) KNHANES2) (3 − 5 yr) 189.3 ± 998.4 9198.7 ±9 10.0 179.8 ± 913.7

Potatoes and starches KNHANES
925.6 ± 934.0 9925.0 ± 933.7 926.2 ± 934.4

919.4 ± 993.9 9920.8 ± 997.1 917.9 ±99 4.6

Sugars and sweeteners KNHANES
995.4 ± 998.2 9995.4 ± 999.6 995.3 ±99 6.5

997.6 ± 991.5 9995.7 ± 991.4 999.5 ±99 2.0

Legumes KNHANES
922.5 ± 940.2 9922.6 ± 943.6 922.4 ± 936.7

919.0 ± 993.8 9923.0 ± 995.1 915.1 ±99 6.3

Nuts and seeds KNHANES
991.7 ±994.3 9992.0 ± 994.7 991.5 ±99 3.9

992.0 ±99 0.4 9992.3 ±990.2 991.8 ±99 0.7

Vegetables KNHANES
146.4 ±9 76.8 9145.3 ± 979.1 147.5 ± 974.6

982.2 ± 911.0 9983.5 ±9 13.4 980.9 ± 912.2

Mushrooms KNHANES
993.9 ± 997.6 9993.8 ± 998.2 994.0 ± 997.0

991.8 ± 990.5 9991.7 ± 990.3 991.8 ±99 0.8

Fruits KNHANES
187.2 ± 179.8 9208.9 ± 196.7 165.1 ± 158.4*

170.8 ± 924.1 9153.1 ± 934.7 188.4 ± 929.6

Seaweeds KNHANES
993.7 ± 994.3 9993.3 ± 993.4 994.0 ± 995.1

995.1 ± 991.1 9996.9 ± 991.6 993.3 ± 991.0

Oil and fats KNHANES
997.4 ± 993.8 9997.2 ± 993.6 997.6 ± 993.9

993.4 ± 990.4 9993.8 ± 990.6 993.0 ± 990.3

Beverages KNHANES
916.0 ± 943.0 9916.9 ± 945.7 915.1 ± 940.2

936.0 ± 998.4 9953.2 ± 915.1 918.9 ± 994.8

Seasonings KNHANES
919.2 ± 999.1 9918.7 ± 998.6 919.6 ± 999.5

911.4 ± 991.3 9912.5 ± 992.1 910.3 ± 991.1

Subtotal KNHANES
655.2 ± 235.8 9675.9 ± 251.0 634.4 ± 218.4

548.6 ± 925.4 9566.5 ± 939.7 530.8 ± 937.3

Animal foods (g)

Meats KNHANES
947.9 ± 941.6 9953.0 ± 945.7 942.6 ± 936.3*

941.8 ±99 4.8 9950.5 ± 996.7 933.2 ±99 6.3

Eggs KNHANES
933.7 ± 929.2 9935.9 ± 932.9 931.5 ± 924.9

929.2 ± 993.8 9932.8 ± 997.2 925.6 ± 993.3

Fishes and shellfishes KNHANES
940.7 ± 930.1 9940.1 ± 929.3 941.3 ± 931.0

923.8 ± 992.4 9924.3 ± 992.7 923.2 ± 993.3

Milk and dairy products KNHANES
201.6 ± 151.2 9198.2 ± 162.9 205.2 ± 138.8

185.1 ± 919.9 9169.2 ± 919.6 201.0 ± 933.2

Subtotal KNHANES
323.9 ± 160.2 9327.1 ± 167.8 320.6 ± 152.7

280.4 ± 918.1 9277.1 ± 921.9 283.6 ± 930.6

Total (g) KNHANES
979.1 ± 274.7 1003.0 ± 285.4 954.9 ± 262.1

829.0 ± 931.2 9843.6 ± 951.7 814.4 ±9 49.6

Plant food intakes (%) KNHANES
966.7 ± 913.0 9967.1 ± 913.3 966.4 ±9 12.7

967.4 ± 991.5 9968.5 ± 951.7 966.4 ±9 49.6

Animal food intakes (%) KNHANES
933.3 ± 913.0 9932.9 ± 913.3 933.6 ±9 12.7

932.6 ± 991.5 9931.5 ± 991.5 933.6 ±99 2.4

1) Mean ± SD 
2)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oy and girl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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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의 섭취량은 최저 0 g에서 최고 765 g으로 분포의 폭

이 매우 넓었으며 남아(262.6 g)가 여아(207.3 g)에 비하

여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5). 대체로 동연령대의 2007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비하여 섭취수준이 높은 경향

Table 3. Food intakes from each food group of 6-yr old subjects by sex

 Total (N = 103) Boys (N = 54) Girls (N = 49)

Plant foods (g)

Cereals  8226.3 ± 875.81) 8227.8 ± 867.9 224.5 ± 884.3 

 (N=473) KNHANES2) (6 − 11 yr) 8263.6 ± 810.0 8292.3 ± 811.3 234.8 ± 811.8

Potatoes and starches KNHANES
8826.7 ± 837.7 8826.5 ± 832.4 826.8 ± 843.2

8829.5 ± 885.6 8827.4 ± 884.9 831.6 ± 888.0

Sugars and sweeteners KNHANES
8885.8 ± 886.2 8885.4 ± 885.6 886.4 ± 886.9

8886.7 ±88 0.6 8887.9 ± 881.1 885.5 ± 880.9

Legumes KNHANES
8819.8 ± 824.5 8818.7 ± 820.7 821.1 ± 828.2

8825.2 ± 882.9 8827.4 ± 884.1 823.1 ± 883.8

Nuts and seeds KNHANES
8817.7 ± 883.4 8881.4 ± 882.7 882.1 ± 884.1

8882.6 ± 880.7 8881.6 ±88 0.4 883.5 ± 881.3

Vegetables KNHANES
8140.7 ± 865.1 8141.9 ± 874.6 139.3 ± 853.4

8158.7 ± 887.4 8164.6 ± 810.4 152.7 ± 888.8

Mushrooms KNHANES
8884.9 ± 888.0 8883.8 ± 885.6 886.0 ± 810.0

8882.5 ± 880.4 8882.7 ± 880.5 882.3 ± 880.5

Fruits KNHANES
8188.9 ± 166.3 8195.6 ± 159.2 181.5 ± 175.1

8132.5 ± 815.0 8120.2 ± 814.6 144.9 ± 819.6

Seaweeds KNHANES
8883.7 ± 883.7 8883.9 ± 884.2 883.4 ± 883.1

8885.3 ± 880.9 8886.9 ± 881.6 884.3 ± 880.8

Oil and fats KNHANES
8887.1 ± 883.6 8886.9 ± 883.4 887.3 ± 883.8

8885.8 ±88 0.5 8883.8 ± 880.6 885.5 ± 880.5

Beverages KNHANES
8819.4 ± 847.9 8823.8 ± 853.5 814.6 ± 840.9

8846.2 ± 886.6 8853.2 ± 815.4 842.9 ± 888.3

Seasonings KNHANES
8821.5 ± 810.0 8822.8 ± 810.3 820.0 ±88 9.5

8819.0 ± 881.0 8812.5 ± 882.1 818.4 ± 881.5

Subtotal KNHANES
8666.3 ± 203.5 8678.3 ± 213.3 653.1 ± 193.5

8702.4 ± 821.5 8729.2 ± 827.3 675.4 ± 824.1

Animal foods (g)

Meats KNHANES
8849.5 ± 841.3 8849.2 ± 842.9 849.7 ± 839.9

8870.6 ± 885.8 8882.9 ± 887.7 858.3 ± 884.4

Eggs KNHANES
8830.4 ± 824.6 8831.0 ± 826.6 829.8 ± 822.4

8828.6 ± 882.7 8829.1 ± 883.3 828.1 ± 883.6

Fishes and shellfishes KNHANES
8842.6 ± 840.6 8847.5 ± 846.8 837.3 ± 832..1

8829.8 ± 882.6 8826.7 ± 882.3 832.9 ± 884.4

Milk and dairy products KNHANES
8236.3 ± 167.5 8262.6 ± 174.5 207.3 ± 156.0*

8189.6 ± 811.5 8204.6 ±8 15.7 174.6 ± 812.9

Subtotal KNHANES
8358.8 ± 169.1 8390.2 ± 179.68 324.1 ± 150.9*

8318.9 ±8 14.3 8343.7 ±8 19.6 294.1 ± 815.5

Total (g) KNHANES
1025.1 ± 260.1 1068.5 ± 256.2 977.2 ± 258.5*

1021.3 ± 828.8 1072.8 ± 837.0 969.6 ± 831.9

Plant food intakes (%) KNHANES
8865.5 ± 812.3 8863.7 ± 813.0 867.4 ±8 11.4

8869.3 ± 881.0 8868.8 ± 881.3 869.7 ±88 1.2

Animal food intakes (%) KNHANES
8834.5 ±8 12.3 8836.3 ±8 13.0 832.6 ± 811.4

8830.7 ±88 1.0 8831.2 ±88 1.3 830.3 ±88 1.2

1) Mean ± SD 
2)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oy and girl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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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으나 식품에 따라 그 수준은 차이가 있었다. 유아의

경우 남아가 여아에 비하여 식품의 섭취량이 높은 편이었으

며 4~5세는 여아가 남아에 비하여 우유를 조금 더 섭취하였다. 

2) 식사다양성 평가(DDS)

식품섭취의 다양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식사에서 섭취한 식

품을 곡류군, 육류군, 채소군, 과일군, 유제품군으로 분류하

여 식품군 섭취패턴의 점수(DDS : 5점)를 산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조사 대상자의 DDS점수는 평균 4.3점(5

점)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성별에 따라 남아와 여아 모두 4.3

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연령에 따라 비교한 결

과, 4세 4.2점, 5세 4.22점, 6세 4.42점이었고, 4, 5세에 비

해 6세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5). 다섯 가지

식품군이 모두 포함된 식사(DDS = 5)를 하는 비율은

39.3%, 4가지 식품군을 섭취하는 비율은 49.9%, 3가지 이

하로 섭취하는 비율은 10.8%로 1일 식사 중 4가지 식품군

을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에 따라 식품군 점수

분포를 비교한 결과, 1일 식사 중 다섯 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하는 비율은 4세 37.9%, 5세 35.9%, 6세 46.6%로 연

령이 증가할수록 섭취율이 유의적으로 높아 연령이 증가할

수록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3. 식품군 섭취 패턴 조사

조사대상자들이 섭취한 식품들을 곡류, 육류, 채소류, 과일

류, 유제품으로 다섯 가지 식품군으로 분류하여 식품군 섭취

패턴을 나이에 따른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성별에 따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연령별로 살펴본 식품군 섭취 패턴

은 4세는 6가지, 5세는 8가지 그리고 6세는 6가지 유형이

었다. 4세는 유제품이 결여된 식사가 39.3%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이 다섯 가지 식품군을 모두 포함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37.9%였다. 과일이 결여된 식사는 10.3%였으며

0.7%(1명)은 채소, 과일, 유제품군이 모두 결여된 식사를

하였다. 5세는 다섯 가지 식품군을 모두 포함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37.1%, 유제품이 결여된 식사가 37.1%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이 유제품과 과일이 결여된 식사로 13.2% 이

었다. 채소가 결여된 식사, 육류가 결여된 식사, 채소·과일·

유제품군이 모두 결여된 식사, 곡류가 결여된 식사는 각각 1

명씩 조사되었다. 6세는 다섯 가지 식품군을 모두 포함한 식

사를 하는 경우가 4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유제품

이 결여된 식사가 35.0% 이었다. 육류가 결여된 식사는 1명

(0.6%)이었으며 채소가 결여된 식사는 2명 (1.9%)이었다.

조사대상자 중 다섯 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한 경우는 40.2%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유제품이 결여된 식사가 37.3%,

과일이 결여된 식사는 9.9%, 과일과 유제품이 결여된 식사

Table 4. Distribution of Dietary Diversity Score (DDS) of the subjects

 DDS 

Mean ± SD 1 − 3 4 5

Gender 
Boys (N = 211) 4.3 ± 0.6 19 (64.6)1) 110 (52.1) 682 (38.9)

Girls (N = 204) 4.3 ± 0.7 26 (12.7)1) 97 (47.5) 681 (39.7)

Age

4 yr (N = 145) 4.2 ± 0.7a 18 (12.4)1) 72 (49.7) 655 (37.9)*

5 yr (N = 167) 4.2 ± 0.7a 23 (13.8)1) 84 (50.3) 660 (35.9)

6 yr (N = 103) 4.4 ± 0.6b 4 (63.9)1) 51 (49.5) 648 (46.6)

 Total 4.3 ± 0.7 45 (10.8)1) 207 (49.9) 163 (39.3)

1) N (%), *: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age (p < 0.0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Table 6. Percentage of GMVFD patterns of subjects for sex (GMVFD :
Grains, Meats, Vegetables, Fruits, Dairy products)

GMVFD

patterns
Boys (N = 211) Girls (N = 204) Total (N = 415)

11111 85 (40.3)1) 82 (40.2) 167 (40.2)

11110 81 (38.4)1) 74 (36.3) 155 (37.3)

11101 20 (98.5)1) 21 (10.3) 941 (99.9)

11100 95 (92.4)1) 23 (11.3) 941 (99.9)

11011 −

1) 91 (90.5) 996 (91.4)

11000 91 (90.5)1) 91 (90.5) 992 (90.5)

10111 91 (90.5)1) 91 (90.5) 992 (90.5)

01111 −

1) 91 (90.5) 991 (90.2)

1) N (%)

Table 5. Percentage of GMVFD patterns of subjects for age
(GMVFD : Grains, Meats, Vegetables, Fruits, Dairy products)

GMVFD

patterns

4 yr

(N = 145)

5 yr

(N = 167)

6 yr

(N = 103)

Total 

(N = 415)

11111 55 (37.9)1) 62 (37.1) 50 (48.8) 167 (40.2)

11110 57 (39.3)1) 62 (37.1) 36 (35.0) 155 (37.3)

11101 14 (99.7)1) 17 (10.2) 10 (99.7) 941 (99.9)

11100 15 (10.3)1) 22 (13.2) 94 (93.9) 941 (99.9)

11011 93 (92.1)1) 91 (90.6) 92 (91.9) 996 (91.4)

11000 91 (90.7)1) 91 (90.6) − 992 (90.5)

10111 −

1) 91 (90.6) 91 (91.0) 992 (90.5)

01111 −

1) 91 (90.6) − 991 (90.2)

1)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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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9.9% 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47.2%가 1일 식사

내 유제품을 최소 기준량(액상 200 ml, 고형 15 g) 이상을

섭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식품군 섭취 패턴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남아의 식품군 섭취 패턴은 6가지 유형으로 1일 식

사 내 다섯 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한 경우가 40.3%로 가

장 많았고, 유제품이 결여된 식사가 38.4%, 과일이 결여된

식사는 8.5% 로 조사되었다. 남아의 경우 1일 식사 내 유제

품을 최소 기준량 이상을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41.3%였

다. 여아의 1일 식품군 섭취패턴은 8가지 유형으로 남아에

비하여 채소가 결여된 식사, 곡류가 결여된 식사 유형의 2가

지가 더 나타났다. 8가지 유형 중 1일 식사 내 다섯 가지 식

품군을 모두 섭취한 경우가 40.2%로 가장 많았고, 유제품이

결여된 식사가 36.34%, 과일과 유제품이 결여된 식사는

11.3%, 과일이 결여된 식사는 10.3%로 조사되었다. 여아

의 48.1%가 1일 식사 내 유제품을 최소 기준량 이상을 섭

취하지 않았으며 남아보다 유제품이 결여된 식사를 섭취하

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었다. 

—————————————————————————

고 찰
—————————————————————————

1980년 대 이후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외국과의 교

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민의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가

져왔으며 이에 식문화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로 인

해 1970년대 중반부터 지방과 육류의 섭취량이 증가되어

1990년대 까지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었고, 또한 곡류나 서

류를 제외한 다른 식품류의 섭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다

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총 식품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다(Choi & Park 2006). 2007년 국민건강영

양 조사에 의하면, 3∼6세 유아의 1일 총 식품섭취량은 2005

년 899 g에서 2007년 평균 925 g으로 보고하여 식품의 섭

취량이 증가하고 있다. 본 조사대상 4~5세의 1일 총 식품섭

취량은 평균 979.1 g(남아 1003.0 g, 여아 954.9 g)이었

고, 식물성식품의 섭취량은 655.2 g으로 총 식품 섭취량의

66.7%, 동물성식품의 섭취량은 323.9 g으로 총 식품섭취

량의 33.3%를 섭취하였다. 구미시 4~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상태 조사에서 1일 총 식품섭취량은 992.7 g, 식물

성식품 섭취량은 545.2 g(55%), 동물성식품 섭취량은

447.5 g(45%)으로 보고한 것과 비교 시 비슷한 경향이었

으나 본 조사 대상자의 식물성식품 섭취량이 높은 경향이었

다(Sin 2005).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 육류와

과일의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반면 이들

식품군이 결여된 식사유형도 있어서 편식의 우려도 예측되

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과일의 섭취량은 2005년

89.6 g에서 2007년 3∼5세, 6세 각각 170.8 g과 132.5 g

으로 과거에 비해 섭취량이 증가하였고, 본 조사대상자의 1

일 과일 섭취량이 평균 187.2 g(남아 208.9 g, 여아 165.1

g)을 섭취하여 비슷한 경향이었으나 본 조사 대상자의 과일

섭취가 다소 높은 편이었다. 구미시 보육시설 만 4~6세 유

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일의 선호도 점수가 3.93점(5

점)으로 전체 식품 군 중 가장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어 본 조사 대상자 역시 과일의 섭취량이 많아 기호도

와 섭취량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Sin 2005).

본 조사대상자의 단백질 섭취량도 전 년도에 비해 증가 추세

를 보였고, 특히 남아의 단백질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아 남

아의 육류 섭취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지역 학령 전

아동의 식습관 조사에서 어육류, 계란, 콩 등 단백질을 1주

일의 반 이상을 섭취하는 비율이 85.5%라고 보고하여 유아

들의 단백질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Yu 2009). 조사대상 6세의 동물성식품과 식물성식품의

섭취율은 65.5(%) : 34.5(%)였고, 총 식품섭취량은 남아

가 여아보다 많았다.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6~11

세 유아의 총 식품섭취량은 1021.3 g(남아 1072.8 g, 여아

969.6 g)로 보고하여 본 조사 대상자의 총 식품섭취량과 유

사한 경향이었고,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역시 남아의 총 식

품섭취량이 높은 편이었다. 본 조사 대상자는 동물성식품의

섭취량이 높았고, 이는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6세

의 동물성식품 섭취량은 남아 343.7 g, 여아 294.1 g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식물성 식품 중

콩류, 채소류, 식물성 지방은 4~5세에 비하여 6세가 더 적

게 섭취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버섯류는 6세에서 남아가 여

아에 비하여 훨씬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간

식으로 추정되는 설탕 및 단식품은 KNHANES의 양에 비

하여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간식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사료되었다. 견과류는 4~5세에

는 남아가, 6세에는 여아가 더 많이 섭취하고 있었고, 동물

성 식품 중 달걀은 4~5세에 비하여 6세가 더 적게 섭취하며

특히 남아의 경우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35.9 g과

31.0 g), 육류는 4~5세의 여아는 동 연령대의 남아에 비하

여 훨씬 적게 섭취(42.6 g과 53.0 g)하고 있었다. 조사 결

과는 환경적인 요인을 포함하여 지역적인 차이도 있을 것으

로 보였으나 식생활지도를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식품 섭취

내용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특히, 동물성식품 중 유

제품의 섭취량은 최저 0 g에서 최고 765 g을 섭취하여 개인

별로 섭취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와 경북지

역의 만 4세∼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식습관 조사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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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를 좋아하는 비율이 남아 51.3%, 여아 48.9%로 보고

하여 남아의 우유 선호도가 높았으나, 본 조사에서는 4~5세

는 여아가, 6세에는 남아가 더 많이 섭취하여 연령에 따른 차

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우유 보

다 치즈,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등의 선호도가 높다고 하여

생우유 외 당 함량이 높은 유제품의 섭취에 대한 식사지도가

요구된다(Lee 2006).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량은 1∼2세 218.8 g, 3∼5

세 185.1 g, 6∼11세 189.6 g, 12∼18세 88.3 g을 섭취

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량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구미시 보육

시설의 4~6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제품의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요구르트를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이 호상요구르트,

생우유 순으로 생우유의 선호도는 낮다고 보고하였다(Sin

2005). 만 4~6세 유아의 식품기호를 조사한 Lee(2006)

의 연구에서도 유아들은 생우유 보다는 당이 첨가된 유제품

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생우유는 양질의 단백질

과 특히 칼슘의 좋은 공급원이므로 유아기에 권장해야하는

식품이므로 생우유를 섭취할 수 있는 조리방법과 곁들여 먹

을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거나 또는 초등학교 우유급식처럼

유치원이나 유아보육시설의 우유급식의 의무화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되었다. 최근 경제 수준의 향상과 국제

화에 따라 식생활 패턴이 곡류와 채소와 같은 식물성식품 위

주의 전통적인 식생활에서 동물성식품 위주로 변화하고 있

다(Shin 등 2005). 식생활의 변화는 질병구조의 변화를 가

져와 비만과 대사증후군 등 성인병의 발병률을 증가시켰고,

이들 질환의 발생연령도 과거에 비해 점차 낮아져 소아들의

비만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식생활의 지도가 요구된다(Kim

2005).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에서도

식생활지침을 제시하여 다양한 식품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

다. 식사의 다양성이 중요한 것은 식사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영양적인 질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Lee

등 2000). 다양한 식품군을 선택하고 동일 식품군내에서도

다양한 종류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특히 비타민, 무기질 및

미량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식사를 개선시킨다고 하

였다(Krebs-Smith 등 1987).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

사를 하기 위해서는 5가지 기초 식품군을 모두 포함한 식사

한 식생활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Lee 등 1998). 유아

들의 식사 조사를 통해 식품군별 섭취 식품수와 식품섭취 패

턴을 알아보고 유아들의 식사에서 부족한 식품군을 조사하

기 위해 식품섭취의 다양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

의 DDS점수는 평균 4.3점(5점)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성

별에 따라 남아와 여아 모두 4.3점이었고, 연령에 따라 4세

4.2점, 5세 4.22점, 6세 4.42점으로 4, 5세에 비해 6세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5). 부산지역 학령 전 아

동의 식품섭취평가 연구에서 DDS점수는 5.2점(6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Lim 1999). 또한, 다섯

가지 식품군이 모두 포함된 식사(DDS = 5)를 하는 비율은

39.3%였고, 이는 부산지역 학령 전 아동의 식품섭취 평가

조사에서 다섯 가지 식품군을 섭취하는 비율이 42.1%로 보

고한 것과 비교 시 본 조사 대상자의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Lim 1999). 조사대상자의 식사의 다양성을 평가해 본 결

과, 8가지 유형 중 다섯 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한 경우는

40.2%이었으며 유제품이 결여된 식사를 한 경우도 37.3%

로 조사되었다. 과일이 결여된 식사는 9.9%, 과일과 유제품

이 모두 결여된 식사도 9.9%로 특정 영양소의 결여가 우려

되었다. 또한 유제품을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섭취하지 못하

는 경우가 47.2%로 조사되어 유제품의 섭취를 권장하는 방

법이 필요하다고 보였다. 부산지역 학령 전 아동의 식생활 평

가에서 1일 식품군별 식품섭취 횟수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

유의 섭취가 0회는 16.5%, 1회는 40.9%로 보고되었으며

(Lim 2001), 식사유형으로 살펴 본 연구에서는 우유가 결

여된 식사 유형이 16.5%로 조사되어 유아의 우유 섭취수준

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Lim 1999). 남아

의 경우 1일 식사 내 다섯 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한 경우

가 40.3%, 유제품이 결여된 식사가 38.4%, 과일이 결여된

식사는 8.5%로 조사되었고, 1일 식사 내 유제품을 최소 기

준량 이상을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41.3%였다. 여아는 1일

식사 내 다섯 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한 경우가 40.2%, 유

제품이 결여된 식사가 36.34%, 과일과 유제품이 결여된 식

사는 11.3%, 과일이 결여된 식사는 10.3%로 조사되었고,

여아의 48.1%가 1일 식사 내 유제품을 최소 기준량 이상을

섭취하지 않았다. 대체로 남아보다 유제품이 결여된 식사를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 성별에 따라 우유섭취가

차이가 있었다. 보육시설 영유아들의 영양섭취 조사에서 2

세 이전의 유아들은 겨우 10여 가지 식품에서 총 섭취열량

의 60%가 제공되었으며, 조사대상 중 27%가 채소 섭취가

거의 없었고, 33%는 과일을 거의 섭취하지 않았다(Joung

등 2000). 이들의 영양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고

바람직한 식습관이 유아기 이후에 정립되려면 부모의 영향

력이 매우 중요하다(Borah & Falciglia 1993). 즉, 유아들

이 새로운 음식이나 싫어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부모님의 칭

찬이나 꾸중, 가족 형태와 환경요인은 모두 식사 다양성에 영

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Wright & Radcliff 1992; P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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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hms 1993). 선행 연구들에서 유아들의 영양소 섭취

의 과잉과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영양문제

의 해결을 위해 실제로 식사지도에 활용될 수 있는 올바른 식

사 방법을 제안 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영양지

도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식품과 관련된 영양소의 내용을

강조하기 보다는 식품, 식품군, 음식의 섭취 상태와 선택방

법, 조리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부모나 보육기관 관련자에

게 제시해 주는 것이 유아기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

과적인 식생활 실천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요약 및 결론
—————————————————————————

대구 시내 유치원 2곳과 대구 인근 지역 유치원 2곳의 만

4~6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식품 섭취상태 및 식사다양

성 평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4~5세의 1일 총 식품섭취량은 남아 1003.0 g, 여아

954.9 g으로 남아가 높은 경향이었다. 식물성식품과 동물성

식품의 섭취비율은 66.7(%) : 33.3(%)였다. 과일의 섭취

량은 남아 208.9 g, 여아 165.1 g으로 남아의 섭취량이 유

의적으로 높다(p < 0.05). 육류의 섭취량은 남아 53.0 g, 여

아 42.6 g을 섭취하여 남아의 육류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5). 유제품의 섭취량은 남아 198.2 g, 여아

205.2 g으로 여아의 섭취량이 높은 경향이었으나 성별의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2) 6세의 1일 총 식품섭취량은 남아 1068.5 g, 여아

977.2 g을 섭취하여 남아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5). 식물성식품과 동물성식품의 섭취비율은 65.5

(%) : 34.5(%)였다. 채소와 과일의 섭취량은 남아가 높은

경향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동물성식품의 총 섭

취량은 남아 390.2 g, 여아 324.1 g으로 남아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5). 유제품의 섭취량은 최저 0 g

에서 최고 765 g을 섭취하였고, 남아는 262.6 g, 여아

207.3 g으로 남아의 유제품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5). 

3) DDS는 평균 4.3점(5점)이었고, 남아와 여아 모두 4.3

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4세 4.2점, 5세 4.22점,

6세 4.42점이었고, 4, 5세에 비해 6세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5). 다섯 가지 식품군이 모두 포함된 식사

(DDS = 5)를 하는 비율은 전체 39.3%였고, 연령에 따라

4세 37.9%, 5세 35.9%, 6세 46.6%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섭취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5). 

4) 조사대상자의 식품군 섭취 패턴은 8가지 유형이었고,

다섯 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GMVFD = 11111)한 경우

는 40.2%였고, 유제품을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섭취하지 않

는 경우가 47.2%였다. 연령에 따라 6세가 다섯 가지 식품군

이 모두 포함된 식사유형의 비율이 48.8%로 가장 높았다.

성별에 따라 GMVFD = 11111 유형은 남아 40.3%, 여아

40.2%였고, 유제품을 최소 기준량 이상을 섭취하지 않는 비

율이 남아 41.3%, 여아 48.1%로 여아의 비율이 높은 경향

이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식품의 섭취량은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이는 성장과도 직결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사료되었다.

대구와 대구인근지역 유아들의 2일간의 식사조사로 유아전

체의 식품섭취유형이나 식생활을 판단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고 사료되나 식품종류에 따른 편중된 성향을 간과할 수는 없

다고 보인다. 특히 콩류, 버섯류 등 특정 식품은 연령이나 성

별에 따라 유의적이지는 않았으나 섭취수준이 다르게 나타

나 다양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식사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같은 식품군 내에서 다양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특히 부족 되기 쉬운 과일군, 채소군, 유제품

군의 섭취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사환경이 조성

되어야 한다. 조사대상 유아의 40% 정도만 다섯 가지 식품

군을 골고루 섭취하는 식생활을 한다는 것은 유아기의 식사

지도가 필요하며 적절한 식품군 섭취를 위한 지원이 시행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유

치원, 보육시설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아기의 영양적 특성

과 중요성, 실제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조리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이들 기관에서 우유를 포함한 급식지원이 이루어

진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섭취식품

군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영양평가를 위

해서는 영양소 질적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영양섭취수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도구가 보완 개발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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