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이 활발

하고 성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므로 에너지와 영양소 필요

량이 많은 시기이다. 또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된 올바른 

영양지식 및 식습관은 적절한 성장 및 후일 성인기 건강상태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1,2) 따라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에

게 올바른 식습관을 습득하게 하고, 성장기 동안 필요한 열량 

및 영양소 필요량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식사습관 중 정규식사로 부족한 열

량 및 영양소 필요량의 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식에 대해 

살펴보면, 2009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하루 1회 이상’ 간식을 

섭취하는 빈도는 6~11세에서 96.3%, 12~18세 87.4%로 성인기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간식 섭취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된 간식으로 과자, 씨리얼, 

단순당류, 빵류, 아이스크림, 주스 및 유제품, 탄산음료 등을 보

고하였고,4) Park 등5)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

된 간식으로 과일주스, 스낵, 빵, 유제품, 음료수, 라면 등을 보

고하였다. 이와 같이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에서 주된 간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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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nutrition intake and diet quality according to beverage consumption statu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ESS = 317), middle-school students (MSS = 431), and high-school students (HSS = 373). 
We analyzed data from the combined 2007-2008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
NES).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non-beverage group and the beverage intake group according to bever-
age intake from drink types (fruit-vegetable drinks, carbonated drinks, and dairy drinks). Intake of dairy drinks was sig-
nificantly lower in the carbonated drinks intake (CDI) group, compared with the non-CDI group in the MSS group. Intake 
of vitamin C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ruit-vegetable drinks intake (FVDI) group, compared with the non-FVDI 
group. Intake of Ca and P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CDI group, compared with the non-CDI group. Intake of vitamin 
B2, Ca, and P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dairy drinks intake (DDI) group, compared with the non-DDI group. The 
mean adequacy ratio (MAR) of the FVDI group and the DDI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non-FVDI 
and non-DDI group. In diet quality, nutrients less than 1 on the index of nutritional quality (INQ)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DI group, compared with the non-CDI group. In conclusion, consumption of carbonated drinks dropped the 
diet quality however, consumption of fruit-vegetable drinks and dairy drinks improved the diet quality of micronutrients. 
Therefore, a well-planned diet must be used for replacement of nutrients lost from excessive intake of carbonated bever-
ages during a time in life when growth is especially prominent. (Korean J Nutr 2013; 46(1): 34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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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과일주스, 우유류 및 탄산음료 등 음료류의 섭취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음료 섭취 실태를 조사

한 결과 즐겨 마시는 음료는 콜라 (27.8%), 스포츠음료 (22.8%), 

사이다 (17.8%), 착향탄산음료 (17.5%) 순으로 나타났다.6) 또한 

청소년 대상자의 72% 이상이 주 1회 이상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7) 탄산음료의 섭취량과 골절율에서 양

의 상관성이 보고되었다.8) 음료 중 탄산음료의 경우 당과 카페

인 등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에서 부적절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1회 제공량에 함유되어 있는 당 함량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탄산음료가 19.9 g/200 mL로, 사

탕 (7.1 g/10 g) 및 스낵 (3.5 g/30 g)에 비해 높은 당 함량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 어린이 음료의 당 함량을 분석한 결

과 평균 당 함량은 25.8 g/200 mL였다.10) 세계보건기구에 따르

면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당류 (free sug-
ar)를 총 열량의 10% 미만으로 권장하고 있으나,11)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료의 경우 1~2개의 섭

취만으로 1일 당류 권장 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0) 또한 기호식품 중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콜

라 1캔 (250 mL)당 함유된 카페인의 양이 종합 감기약과 유사

한 수준인 10.3~25.0 mg으로 나타나 탄산음료의 무분별한 섭

취시의 문제점이 제시되었다.12) 이처럼 현재 판매되고 있는 탄

산음료에는 과도한 당 뿐 아니라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

며, 어린이들이 음료를 간식으로 섭취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

라 음료를 통한 당과 카페인 섭취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13,14)

초등학생의 경우 음료수로부터 공급받는 열량은 하루 섭취 

열량의 20.3%였으며, 가당 음료류로부터의 열량 섭취 비율은 

여학생 13.5%, 남학생 7.7%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가당 음료수로 인해 공급받은 열량은 식사

량을 적게 하는 열량 보상을 일으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총 에

너지 섭취를 증가시키게 되어 체중이 더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도 보고된바 있다.16-18) 또한 가당 음료 섭취의 증가는 우유 섭

취를 감소시키고,19,20) 식사를 부실하게 하여 미량영양소의 섭

취가 부족하게 되므로 식사의 질이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연

구도 보고되었다.21) 반면, 초등학생의 음료 섭취빈도를 조사한 

결과 우유 및 두유의 섭취빈도는 신장과 양의 상관성을 보였

고, 체지방비와 허리둘레/엉덩이둘레비와 음의 상관성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나15) 음료 종류에 따라 건강상태 및 영양섭취 상

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초등학생의 

음료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결과 탄산음료가 30.3%로 가장 높

았으며, 기능성음료 (24.4%), 우유 및 요구르트 (23.8%) 순으로 

보고되었다.5)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중학생에 비해 커피와 카페

인 함량이 높은 차 등의 음료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5) 이와 같이 생애주기별 음료 섭취 실태는 다른 양상을 보

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최근 음료 섭취의 증가와 함께 음

료 종류별 섭취에 따라 영양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

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동이나 청소년기의 적절한 음료 선택 및 

섭취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생별 음료의 섭취 실태, 음

료 섭취 유무에 따른 영양소 섭취 상태를 파악하고 식사의 질

을 평가함으로써,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에서 음료류의 섭취가 

영양 상태에 미치는 문제점을 찾아 바람직한 음료 섭취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 구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 4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자료 중 2007

년에서 2008년까지의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및 영양조사 부

문 원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07~2008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자는 총 18,983명 (2007년 6,455명, 2008년 12,528명)

으로 위의 조사 중 1개 이상의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14,338

명 (2007년 4,594명, 2008년 9,744명)이었다. 이 중 다음에 해

당하는 대상자를 본 연구분석에 사용하였다. 1) 만 6~18세인 

대상자; 2) 주요 변수인 영양소 섭취량 분석이 된 자, 3) 극단적

인 식품 섭취량에 의한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섭취한 에너지가 

500 kcal/day 이상 5,000 kcal/day 미만인 자. 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총 1,122명이었으며,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9

세 0.09% (1명), 10세 14.71% (165명), 11세 13.55% (152명), 12

세 14.35% (161명), 13세 11.59% (130명), 14세 12.48% (140명), 

15세 9.63% (108명), 16세 9.80% (110명), 17세 6.77% (76명), 18

세 7.04% (79명)로 나타났다. 그러나 9세 아동의 경우 다른 연

령대에 비해 대상자의 비율이 너무 낮아 (0.09%, 1명), 연령에 

의해 영향받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 분석에서 제

외하여, 총 1,121명의 대상자가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었다.

생애주기에 따라 10~11세인 초등학생 (317명, 남 178명, 여 139

명), 12~14세인 중학생 (431명, 남 237명, 여 194명) 및 15~18세

인 고등학생 (373명, 남 202명, 여 171명)으로 구분한 후, 각 생

애주기별 음료별 섭취 유무에 따른 군간 영양소 섭취 및 영양

소 섭취의 질을 평가하였다.

일반사항 및 신체계측조사

연령,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건강설문조사를 통

해 얻어졌다. 신장, 체중 및 체질량지수 등의 일반 신체계측치

는 검진조사를 통해 얻어졌으며, 체질량지수는 체중 (kg)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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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m2)으로 나누어 계산된 수치이다.

식사섭취조사

본 연구에 활용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영양부문 원시데이터

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수준은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을 이용

한 식이섭취조사 방법으로 2007년 데이터의 경우 2007년 7월

부터 12월까지, 2008년 데이터의 경우 연중조사체계로 이루어

졌으므로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된 결과이다.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은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발행된 식품성

분표 (2006) I권에 포함된 영양소 함량 정보와 한국보건산업진

흥원에서 구축한 가공식품 영양성분 함량 database 등을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영양소 섭취량의 경우 생애주기별, 성별 

나타날 수 있는 열량 섭취량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열량 섭

취 1,000 kcal당 섭취량으로 제시하였다. 

음료류 섭취 상태 조사

연구대상자가 섭취한 음료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

품 등의 표시 기준 (2011)에 의거하여 분류하였다.22) 연구대상

자가 섭취한 음료류의 경우 식품 표시 기준에 따라 과채음료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과일탄산, 콜라, 

사이다), 유제품음료 (우유, 가공유, 발효유) 및 기타음료 (두유

류, 발효음료, 인삼·홍삼음료, 혼합음료, 추출음료, 커피, 코코

아) 총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기준에 따라 각각의 섭

취량 및 열량을 1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1일 총 음료류 

섭취량, 섭취 열량 및 총 열량 섭취량 중 음료로부터의 열량 섭

취율을 분석하였다.

영양섭취기준 대비 섭취 상태 평가

본 연구에서는 열량 (열량추정량)과 평균필요량이 설정된 영

양소를 대상으로 영양소별 평균필요량에 미달되게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영양소 적정 섭취 비율 (Nutrient Adequacy Ratio, NAR)

및 평균 영양소 적정 섭취 비율 (Mean Adequacy Ratio, 

MAR)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제시되어있는 9가지 영양소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C, 칼슘, 인, 

철)를 대상으로 적정 섭취비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

은 방법으로 NAR을 구하였으며, NAR의 값은 1을 상한치로 

설정하여 1 이상이 될 경우 1로 간주하였다.23) 또한 아래와 같

은 식을 통해 MAR을 구하여, 영양소의 전반적인 섭취 상태를 

평가하였다.

NAR = 개인의 특정 영양소 섭취량 / 특정 영양소의 권장 섭

취량

MAR = ΣNAR (9개 영양소에 대한 NAR의 합) / 9

영양의 질적 지수 (Index of Nutritional Quality, INQ) 분석

본 연구대상자의 생애주기별 음료 종류별 섭취 유무에 따른 

군간 영양소 섭취 양상을 비교하고자 할 때, 음료 섭취군의 식

품 및 열량 섭취량이 비섭취군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경향을 보

여, 열량 섭취와 영양소의 섭취를 모두 고려한 INQ를 이용하

여 영양소 섭취의 질을 분석하였다. INQ는 개인의 영양소 섭취

량을 섭취 열량 1,000 kcal에 해당하는 식이 내 영양소 함량으

로 환산하고, 이를 열량 추정 필요량 1,000 kcal당 개개 영양소

의 권장 섭취량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다.24)

통계분석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을 위해 SAS 9.2 version을 이용하

였으며, 2007~2008 국민건강통계에 사용된 방법과 동일하게 

각 개인별 가중치가 적용된 survey procedure를 통해 집락추

출 변수 (PSU), 분산추정층 (KSTRATA)을 이용한 기술적 통

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일반사항, 영양소 및 음료류 섭취 상태에 

대한 정보는 각 생애주기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로 나

누어 평균과 표준오차를 제시하였으며, 회귀분석모델을 이용

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고, 회귀분석 시 연령이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령을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사후검

정 방법으로는 Tukey test를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대상의 

경우 과채음료류, 탄산음료류 및 유제품음료를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별 각각의 음료

의 섭취 유무에 따라 비섭취군과 섭취군으로 나누어 음료 섭

취 상태, 영양소 섭취 상태 및 영양소 섭취의 질을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 ＜ 0.05로 하였다.

결      과

일반사항

연구 대상자들의 생애주기별 연령과 신체계측지에 대한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초등학생군의 평균 연령은 10.48세였으

며, 신장, 체중과 체질량지수는 각각 146.04 cm, 40.25 kg, 18.72 

kg/m2로 나타났고, 중학생군의 평균 연령은 12.98세, 신장, 체

중과 체질량지수는 각각 159.89 cm, 52.27 kg, 20.33 kg/m2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군의 평균 연령, 신장, 체중과 체질량

지수는 각각 16.32세, 167.71 cm, 60.62 kg, 21.43 kg/m2로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p ＜ 0.0001). 

음료 섭취 상태

연구 대상자들의 생애주기별 음료 섭취 상태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일 열량 및 식품 섭취량은 초등학생군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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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782.09 kcal, 1,135.71 g, 중학생군 1,905.84 kcal, 1,187.08 g, 

고등학생군 2,018.40 kcal, 1,298.10 g으로 고등학생군에서 열

량 및 식품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003, p 

= 0.0029), 전체 섭취 열량 중 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

생군 7.08%, 중학생군 6.51%, 고등학생군 6.41%로 생애주기

별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음료 종류별 섭취량을 살

펴보면, 유제품음료의 섭취량이 초등학생군 147.79 g, 중학생

군 143.90 g, 고등학생군 120.23 g으로 음료 종류별 가장 높은 

섭취량을 보였으나, 생애주기별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탄산음료 (과일탄산, 콜라 및 사이다) 섭취량은 초등학생

군 43.91 g, 중학생군 27.90 g, 고등학생군 61.48 g으로 중학생

군에 비해 고등학생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p = 

0.0001), 탄산음료를 통해 공급받은 열량도 중학생군에 비해 

고등학생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01). 과

채음료의 섭취량과 열량은 생애주기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음료 종류별 섭취 유무에 따른 음료 섭취상태

음료 종류별 섭취 유무에 따른 음료 섭취상태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초등학생군에서 과채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1

일 음료 섭취량과 열량 (전체 열량 중 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과채음료 비섭취군 205.76 g, 115.11 kcal (6.50%), 과채음료 섭

취군 464.73 g, 238.55 kcal (12.02%)로 과채음료 섭취군에서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06, p = 

0.0039). 탄산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1일 음료 섭취량과 열량 (전

체 열량 중 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탄산음료 비섭취군 188.33 

g, 108.31 kcal (6.04%), 탄산음료 섭취군 382.27 g, 194.25 kcal 

(10.56%)로 탄산음료 섭취군에서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p ＜ 0.0001). 유제품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1일 음료 섭취량과 열량 (전체 열량 중 음료가 차지하는 비율)

은 유제품음료 비섭취군 95.34 g, 39.53 kcal (2.48%), 유제품

음료 섭취군 334.69 g, 193.45 kcal (10.47%)로 유제품음료 섭

취군에서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p 

＜ 0.0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in elementary school, middle-school and high-school students

Elementary school students
(n = 317)

Middle-school students
(n = 431)

High-school students
(n = 373)

p value

Age (yr)2)3)4) 10.48 ± 0.031) 12.98 ± 0.05 16.32 ± 0.06 ＜.0001
Height (cm)2)3)4) 146.04 ± 0.46 159.89 ± 0.53 167.71 ± 0.42 ＜.0001
Weight (kg)2)3)4) 40.25 ± 0.57 52.27 ± 0.71 60.62 ± 0.76 ＜.0001
BMI (kg/m2)2)3)4) 18.72 ± 0.21 20.33 ± 0.23 21.43 ± 0.22 ＜.0001

1) Mean ± Standard error   2) p ＜ 0.05 Significance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middle-school students at α = 0.05 by 
Tukey tests   3) p ＜ 0.05 Significance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high-school students at α = 0.05 by Tukey tests   4) p 
＜ 0.05 Significance between middle-school student and high-school students at α = 0.05 by Tukey tests

Table 2. Energy and beverage intakes in elementary school, middle-school and high-school students

Elementary school 
students (n = 317)

Middle-school 
students (n = 431)

High-school 
students (n = 373)

p value

Energy (kcal)2) 1,782.09 ± 44.331) 1,905.84 ± 38.03 2,018.40 ± 45.50 0.0003
Intake (g)2)3) 1,135.71 ± 30.02 1,187.08 ± 26.16 1,298.10 ± 39.72 0.0029
Intake of beverage (g) 233.22 ± 17.57 227.81 ± 18.53 249.36 ± 18.54 0.7115
Energy of beverage (kcal) 128.20 ± 9.51 124.82 ± 10.96 130.27 ± 9.58 0.9306
Beverage percent of energy (%) 7.08 ± 0.47 6.51 ± 0.63 6.41 ± 0.46 0.5728
Intake of each beverage (g)

Fruit/vegetable drink 28.17 ± 7.13 27.48 ± 5.67 43.82 ± 11.21 0.3942
Carbonated drink3) 43.91 ± 6.32 27.90 ± 5.75 61.48 ± 8.99 0.0001
Dairy drink 147.79 ± 13.56 143.90 ± 15.87 120.23 ± 12.04 0.2715
Others 13.35 ± 5.83 28.52 ± 8.04 23.83 ± 6.61 0.2517

Energy of each beverage (kcal)

Fruit/vegetable drink 13.03 ± 3.56 11.72 ± 2.50 19.46 ± 5.44 0.4122
Carbonated drink3) 18.49 ± 2.65 11.62 ± 2.38 25.14 ± 3.56 0.0001
Dairy drink 91.21 ± 8.23 92.00 ± 10.30 75.15 ± 7.60 0.2690
Others 5.47 ± 2.39 9.48 ± 2.38 10.51 ± 3.05 0.3374

1) Mean ± Standard error   2) p ＜ 0.05 Significance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high-school students at α = 0.05 by 
Tukey tests   3) p ＜ 0.05 Significance between middle-school student and high-school students at α = 0.05 by Tukey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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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군에서 과채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1일 음료 섭취량

과 열량 (전체 열량 중 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과채음료 비

섭취군 203.07 g, 113.68 kcal (6.07%), 과채음료 섭취군 433.63 

g, 217.54 kcal (10.22%)로 과채음료 섭취군에서 비섭취군에 비

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01, p = 0.0012). 탄산

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1일 음료 섭취량과 열량(전체 열량 중 

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탄산음료 비섭취군 210.99 g, 119.67 

kcal (6.28%), 탄산음료 섭취군 339.92 g, 159.15 kcal (8.09%)

로 탄산음료 섭취군에서 비섭취군에 비해 음료 섭취량이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77). 또한 탄산음료 비섭취군

에서 유제품음료 섭취량은 153.13 g (97.58 kcal)으로 탄산음

료 섭취군 82.39 g (54.81 kcal)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p = 0.0239). 유제품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1일 음료 섭취

량과 열량 (전체 열량 중 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유제품음

료 비섭취군 78.26 g, 30.30 kcal (1.57%), 유제품음료 섭취군 

438.99 g, 258.30 kcal (13.49%)로 유제품음료 섭취군에서 비

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p ＜ 0.0001).

고등학생군에서 과채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1일 음료 섭취

량과 열량 (전체 열량 중 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과채음료 비

섭취군 207.20 g, 112.92 kcal (5.80%), 과채음료 섭취군 561.88 

g, 258.83 kcal (10.93%)로 과채음료 섭취군에서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04, p = 0.0035). 탄

산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1일 음료 섭취량과 열량 (전체 열량 중 

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탄산음료 비섭취군 190.68 g, 104.45 

kcal (5.44%), 탄산음료 섭취군 481.86 g, 232.56 kcal (10.25%)

로 탄산음료 섭취군에서 비섭취군에 비해 섭취량이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01, p = 0.0002). 유제품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1일 음료 섭취량과 열량 (전체 열량 중 음료가 차

지하는 비율)은 유제품음료 비섭취군 129.84 g, 54.06 kcal (2.84 

%), 유제품음료 섭취군 440.32 g, 252.03 kcal (12.12%)로 유제

품음료 섭취군에서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각 p ＜ 0.0001).

음료 종류별 영양소 섭취상태

연구 대상자들의 음료별 섭취 유무에 따른 영양소 섭취 상

태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초등학생군에서 과채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1일 총 섭취 열량과 식품 섭취량 분석 결과, 

과채음료 비섭취군 1,761.71 kcal, 1,105.70 g, 과채음료 섭취군 

1,953.96 kcal, 1,388.72 g으로 과채음료 섭취군에서 비섭취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식품 섭취량을 보였다 (p = 0.0182). 

섭취 열량 1,000 kcal당 영양소 섭취량 (섭취 밀도)을 분석한 

결과, 과채음료 섭취군의 비타민 C 섭취량은 65.55 mg으로 비섭

취군 (46.70 mg)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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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76). 탄산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1일 총 섭취 열량과 식품 

섭취량은 탄산음료 비섭취군에서 각각 1,754.61 kcal, 1,098.13 

g, 탄산음료 섭취군 1,873.32 kcal, 1,260.48 g으로 탄산음료 

섭취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식품 섭취량을 나타났다 (p = 

0.0178). 섭취 밀도 분석 결과 탄산음료 섭취군이 비섭취군에 

비해 지방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은 반면 (p = 0.0012), 탄수

화물, 인, 철의 섭취량은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 (p = 0.0036, p = 0.0306, p = 0.0472). 유제품음료 섭

취 유무에 따른 1일 총 섭취 열량과 식품 섭취량은 유제품음료 

비섭취군 1,628.24 kcal, 954.60 g, 유제품음료 섭취군 1,895.32 

kcal, 1,268.99 g으로 유제품음료 섭취군에서 열량과 식품 섭

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19, p ＜ 0.0001). 

섭취 밀도 분석 결과, 유제품음료 섭취군의 경우 비섭취군에 

비해 비타민 B2, 칼슘, 인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각 p ＜ 0.0001). 

중학생군에서 과채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1일 총 섭취 열량

과 식품 섭취량 분석 결과, 과채음료 비섭취군 1,867.30 kcal, 

1,154.02 g, 과채음료 섭취군 2,226.56 kcal, 1,462.22 g으로 과

채음료 섭취군에서 열량과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p = 0.0102, p = 0.0001). 섭취 밀도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 

분석결과, 과채음료 섭취군의 비타민 C 섭취량은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던 반면 (p ＜ 0.0001), 인과 철의 경우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p = 0.0403, p = 

0.0213). 탄산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1일 총 섭취 열량과 식품 

섭취량은 탄산음료 비섭취군 1,880.97 kcal, 1,163.43 g, 탄산음

료 섭취군 2,071.62 kcal, 1,344.70 g으로 탄산음료 섭취군에서 

열량과 식품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352, 

p = 0.0059). 섭취 밀도 분석 결과 탄산음료 섭취군의 경우 비

섭취군에 비해 칼슘 및 인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 (p = 0.0010, p = 0.0019). 유제품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1일 총 섭취 열량과 식품 섭취량은 유제품음료 비섭취군에서 

각각 1,821.70 kcal, 1,046.71 g, 유제품음료 섭취군 2,024.66 

kcal, 1,385.31 g으로 유제품음료 섭취군에서의 열량과 식품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50, p ＜ 0.0001). 

섭취 밀도 분석 결과 유제품음료 섭취군은 지방, 비타민 B2, 

칼슘 및 인의 경우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섭취 양

상을 보인 반면 (p = 0.0001, p ＜ 0.0001, p ＜ 0.0001, p ＜ 

0.0001), 탄수화물과 나이아신은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섭취를 보였다 (p = 0.0012, p ＜ 0.0001). 

고등학생군에서 과채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1일 총 섭취 열

량과 식품 섭취량 분석 결과, 과채음료 비섭취군 1,970.54 kcal, 

1,226.94 g, 과채음료 섭취군 2,373.18 kcal, 1,825.54 g으로 과

채음료 섭취군에서 열량과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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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 = 0.0314, p = 0.0023). 섭취 밀도 분석 결과, 과채음료 섭

취군의 비타민 B1, 나이아신, 비타민 C와 철의 섭취량이 비섭취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43, p = 0.0470, 

p = 0.0003, p = 0.0240). 탄산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1일 총 

섭취 열량과 식품 섭취량은 탄산음료 비섭취군 1,957.36 kcal, 

1,246.38 g, 탄산음료 섭취군 2,260.27 kcal, 1,503.02 g으로 탄

산음료 섭취군에서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열량과 

식품 섭취량을 보였다 (p = 0.0300, p = 0.0125). 섭취 밀도 분

석 결과, 탄산음료 섭취군의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C, 칼

슘과 인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p = 0.0420, p 

= 0.0499, p ＜ 0.0001, p = 0.0001, p ＜ 0.0001). 유제품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1일 총 섭취 열량과 식품 섭취량은 유제품

음료 비섭취군에서 1,945.52 kcal, 1,223.39 g, 유제품음료 섭취

군 2,134.85 kcal, 1,417.45 g으로 유제품음료 섭취군에서 비섭

취군에 비해 식품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374). 

섭취 밀도 분석 결과 유제품음료 섭취군은 지방, 비타민 B2, 칼

슘 및 인의 경우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섭취 양상

을 보인 반면 (p = 0.0253, p ＜ 0.0001, p ＜ 0.0001, p ＜ 0.0001), 

탄수화물과 비타민 C는 유의적으로 낮은 섭취량을 보였다 (p 

= 0.0322, p = 0.0189).

영양소별 평균필요량에 미달되게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율

을 분석한 결과 (Table 5), 초등학생군의 과채음료 비섭취군에

서 열량, 비타민 A, 나이아신 및 비타민 C의 경우 평균필요량에 

미달되게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탄산음료 비섭취군에서는 단백질의 경우 

평균필요량에 미달되게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섭취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군의 유제품음료 비

섭취군에서 열량,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칼

슘 및 인의 경우 평균필요량에 미달되게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

율이 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군의 과

채음료 비섭취군에서 열량, 비타민 B1, 나이아신 및 비타민 C

의 경우 평균필요량에 미달되게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섭

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제품음료 비섭취

군에서 열량, 단백질, 비타민 B1, 비타민 B2, 칼슘 및 인의 경우 

평균필요량에 미달되게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군의 경우 과채음료 

비섭취군에서 열량,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

신, 비타민 C 및 철의 경우 평균필요량에 미달되게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탄산음료 비섭취군에서는 열량 및 철의 경우 평균필요량에 미

달되게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섭취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군의 유제품음료 비섭취군에서 비타

민 B2, 칼슘 및 인의 경우 평균필요량에 미달되게 섭취하는 대

상자의 비율이 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음료 종류별 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NAR 및 MAR 평가

본 연구대상자의 음료 종류별 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영양

소별 NAR 및 MAR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과채음료 섭취군이 비섭취군에 비해 비타민 

A, 비타민 B1, 나이아신, 비타민 C 및 철의 NAR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품음료 섭취군의 경우 비섭취군에 

비해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칼슘, 인 및 철의 

NAR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소별 NAR의 

평균치인 MAR의 경우 과채음료 섭취군은 0.89로 비섭취군의 

0.82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p = 0.0006), 유제품음료 

섭취군은 0.88, 비섭취군은 0.77로 나타나 섭취군에서 유의적

으로 높은 MAR을 보였다 (p ＜ 0.0001).

중학생의 경우 과채음료 섭취군이 비섭취군에 비해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C의 NAR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탄산음료 섭취군이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

은 단백질의 NAR을 보였다. 유제품음료 섭취군의 경우 비섭

취군에 비해 단백질, 비타민 B1, 비타민 B2, 칼슘, 인의 NAR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AR의 분석 결과 과채음

료 섭취군은 0.82, 비섭취군 0.75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p = 0.0068), 유제품음료 섭취군은 0.81, 비섭취군은 0.72로 

나타나 섭취군이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MAR을 

보였다 (p ＜ 0.0001). 

고등학생의 경우 과채음료 섭취군이 비섭취군에 비해 단백

질,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C 및 철의 NAR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탄산음료의 경우 섭취군이 비섭

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철의 NAR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유제품음료 섭취군의 경우 비섭취군에 비해 단백질, 

비타민 B2, 칼슘 및 인의 NAR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MAR의 분석 결과 과채음료 섭취군은 0.85로 비섭취

군의 0.72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p ＜ 0.0001), 유제품

음료 섭취군의 MAR은 0.78, 비섭취군은 0.71로 유제품음료 

섭취군이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15).

음료 종류별 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영양의 질적지수

본 연구대상자의 음료 종류별 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INQ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초등학생에서 과채

음료 섭취군은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비타민 C의 

INQ를 보였고 (p = 0.0257), 탄산음료 섭취군은 비섭취군에 비

해 인과 철의 INQ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p = 0.0276, 

p = 0.0414), 유제품음료의 경우 섭취군이 비섭취군에 비해 단

백질, 비타민 B2, 칼슘 및 인의 INQ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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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 = 0.0437, p ＜ 0.001, p ＜ 0.001, p ＜ 0.001).

중학생의 경우 과채음료 섭취군에서 비타민 C의 INQ는 비

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던 반면 (p = 0.0001), 단백질, 

인 및 철의 INQ는 비섭취군이 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p = 0.0399, p = 0.0207, p = 0.0152). 탄산음료 섭

취 유무에 따른 INQ 분석 결과, 비타민 B1, 칼슘과 인의 INQ

에서 섭취군이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p 

= 0.0414, p = 0.0009, p = 0.0019). 유제품음료의 경우 섭취군

의 비타민 B2, 칼슘과 인의 INQ가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각 p ＜ 0.0001), 나이아신의 INQ는 비

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p = 0.0003).

고등학생에서 과채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INQ 분석 결과, 

섭취군의 비타민 B1 및 비타민 C의 INQ가 비섭취군에 비해 유

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p = 0.0057, p = 0.0006), 탄산음

료의 경우 섭취군이 비섭취군에 비해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

타민 C, 칼슘 및 인의 INQ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p = 

0.0438, p = 0.0475, p ＜ 0.0001, p = 0.0002, p ＜ 0.0001). 유

제품음료의 경우 섭취군의 비타민 B2, 칼슘과 인의 INQ가 비

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각 p ＜ 0.0001), 비타민 

C의 INQ의 경우 비섭취군이 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291). 

Table 5. The percent of the subjects consumed under EAR of the subjects

Fruit/vegetable drinks Carbonated drinks Dairy drinks

Elementary school Non-drinker
(n = 283)

Drinker
(n = 34)

p value Non-drinker
(n = 242)

Drinker
(n = 75)

p value Non-drinker
(n = 134)

Drinker
(n = 183)

p value

Energy 61.741) 35.86 0.0319 60.57 53.74 0.4065 69.52 51.24 0.0095 
Protein 5.09 2.96 0.6029 5.92 1.37 0.0322 10.37 0.81 0.0013 
Vitamin A 35.51 15.85 0.0426 36.25 24.05 0.1037 45.16 24.79 0.0013 
Vitamin B1 15.70 4.69 0.0724 14.47 14.74 0.9612 21.17 9.65 0.0197 
Vitamin B2 27.45 30.61 0.7828 30.44 18.95 0.1032 45.86 14.48 ＜.0001
Niacin 22.33 2.96 0.0110 20.03 21.08 0.8719 22.96 18.30 0.3738 
Vitamin C 49.13 13.10 ＜.0001 43.51 51.28 0.3339 48.22 43.16 0.4575 
Calcium 85.90 72.72 0.0839 85.80 79.99 0.2564 97.49 74.86 <.0001
Phosphorus 18.07 17.04 0.9245 17.38 19.88 0.7046 32.18 7.50 ＜.0001
Iron 44.82 24.40 0.1269 42.45 43.35 0.9146 49.65 37.51 0.0907 

Middle school Non-drinker
(n = 389)

Drinker
(n = 42)

p value Non-drinker
(n = 365)

Drinker
(n = 66)

p value Non-drinker
(n = 248)

Drinker
(n = 183)

p value

Energy 73.56 51.14 0.0252 73.29 56.91 0.0542 76.75 63.25 0.0132 
Protein 15.02 8.93 0.3739 15.11 9.38 0.3049 18.33 8.77 0.0082 
Vitamin A 51.19 42.09 0.3451 50.25 49.95 0.9739 52.54 46.92 0.3954 
Vitamin B1 28.09 11.99 0.0334 26.77 23.62 0.6231 31.37 19.28 0.0203 
Vitamin B2 53.25 37.88 0.1284 50.57 58.44 0.3137 70.45 24.98 ＜.0001
Niacin 37.77 20.12 0.0471 37.29 26.46 0.1592 32.69 40.38 0.1659 
Vitamin C 63.51 23.24 ＜.0001 59.29 58.52 0.9242 59.21 59.16 0.9945 
Calcium 84.30 80.53 0.5978 83.18 88.67 0.3813 97.44 64.77 ＜.0001
Phosphorus 24.04 12.12 0.0865 22.88 22.00 0.9008 30.25 12.18 0.0008 
Iron 53.33 53.74 0.9605 53.28 54.02 0.9388 53.33 53.45 0.9841 

High school Non-drinker
(n = 332)

Drinker
(n = 41)

p value Non-drinker
(n = 294)

Drinker
(n = 79)

p value Non-drinker
(n = 227)

Drinker
(n = 146)

p value

Energy 74.78 51.61 0.0032 76.05 56.04 0.0017 74.95 67.35 0.2180 
Protein 22.30 17.33 0.5161 22.99 16.64 0.3611 25.45 15.74 0.0923 
Vitamin A 54.12 29.86 0.0078 51.92 48.51 0.6560 52.92 48.55 0.4402 
Vitamin B1 35.06 12.00 0.0016 32.54 31.44 0.8889 32.72 31.67 0.7826 
Vitamin B2 60.91 23.08 ＜.0001 57.56 51.88 0.4324 66.25 40.70 0.0009 
Niacin 39.12 22.75 0.0462 39.49 28.01 0.1526 39.47 33.51 0.4128 
Vitamin C 70.54 18.96 ＜.0001 62.33 72.62 0.0994 62.87 66.86 0.4703 
Calcium 83.42 76.97 0.3819 83.35 79.89 0.5712 94.54 63.65 ＜.0001
Phosphorus 17.35 10.84 0.3534 16.77 15.83 0.8841 22.42 7.23 0.0024 
Iron 67.13 43.35 0.0059 67.74 50.69 0.0144 67.27 59.56 0.258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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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생애주

기에 따라 10~11세인 초등학생 (317명, 남 178명, 여 139명), 12~ 

14세인 중학생 (431명, 남 237명, 여 194명) 및 15~18세인 고등

학생 (373명, 남 202명, 여 171명)을 대상으로 각 생애주기별 음

료의 섭취 상태를 분석하고, 음료의 종류별 (과채음료, 탄산음

료 및 유제품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군간 영양소 섭취 및 영

양소 섭취의 질을 분석하였다.

음료의 섭취 상태 분석 결과, 음료의 섭취량과 열량 (전체 열

량 중 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생군 233.22 g, 128.20 

kcal (7.08%), 중학생군 227.81 g, 124.82 kcal (6.51%), 고등학

생군 249.36 g, 130.27 g (6.41%)으로 생애주기별 유의적인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음료 종류별 섭취량을 살펴보면, 1일 탄산

음료 (과일탄산, 콜라 및 사이다) 섭취량과 열량은 초등학생군

Table 6. Nutrient adequacy ratio (NAR) and mean adequacy ratio (MAR) of the subjects

Fruit/vegetable drinks Carbonated drinks Dairy drinks

Elementary school
Non-drinker
(n = 283)

Drinker
(n = 34)

p value
Non-drinker
(n = 242)

Drinker
(n = 75)

p value
Non-drinker
(n = 134)

Drinker
(n = 183)

p value

NAR

Protein 0.98 ± 0.011) 0.99 ± 0.01 0.0908 0.98 ± 0.01 0.99 ± 0.01 0.1362 0.96 ± 0.01 1.00 ± 0.00 0.0008 

Vitamin A 0.78 ± 0.02 0.94 ± 0.03 ＜.0001 0.78 ± 0.02 0.85 ± 0.03 0.1038 0.71 ± 0.03 0.86 ± 0.02 ＜.0001

Vitamin B1 0.92 ± 0.01 0.98 ± 0.01 ＜.0001 0.93 ± 0.01 0.94 ± 0.02 0.6721 0.90 ± 0.02 0.95 ± 0.01 0.0061 

Vitamin B2 0.88 ± 0.01 0.89 ± 0.04 0.8580 0.87 ± 0.02 0.91 ± 0.02 0.1463 0.79 ± 0.03 0.95 ± 0.01 ＜.0001

Niacin 0.90 ± 0.01 0.95 ± 0.02 0.0362 0.90 ± 0.01 0.90 ± 0.02 0.9750 0.88 ± 0.02 0.92 ± 0.01 0.1569 

Vitamin C 0.72 ± 0.02 0.93 ± 0.03 ＜.0001 0.76 ± 0.02 0.69 ± 0.04 0.2024 0.71 ± 0.03 0.77 ± 0.02 0.1667 

Calcium 0.55 ± 0.02 0.56 ± 0.06 0.8067 0.54 ± 0.02 0.58 ± 0.04 0.4530 0.36 ± 0.02 0.69 ± 0.02 ＜.0001

Phosphorus 0.90 ± 0.01 0.91 ± 0.03 0.7295 0.90 ± 0.01 0.90 ± 0.02 0.9619 0.84 ± 0.02 0.95 ± 0.01 ＜.0001

Iron 0.78 ± 0.02 0.88 ± 0.03 0.0109 0.79 ± 0.02 0.81 ± 0.03 0.6276 0.75 ± 0.03 0.83 ± 0.02 0.0138 

MAR 0.82 ± 0.01 0.89 ± 0.02 0.0006 0.83 ± 0.01 0.84 ± 0.02 0.5650 0.77 ± 0.02 0.88 ± 0.01 ＜.0001

Middle school
Non-drinker
(n = 389)

Drinker
(n = 42)

p value
Non-drinker
(n = 365)

Drinker
(n = 66)

p value
Non-drinker
(n = 248)

Drinker
(n = 183)

p value

NAR

Protein 0.94 ± 0.01 0.97 ± 0.01 0.1752 0.94 ± 0.01 0.97 ± 0.01 0.0484 0.93 ± 0.01 0.97 ± 0.01 0.0098 

Vitamin A 0.68 ± 0.02 0.73 ± 0.05 0.3452 0.68 ± 0.02 0.74 ± 0.04 0.1298 0.66 ± 0.03 0.73 ± 0.02 0.1081 

Vitamin B1 0.88 ± 0.01 0.94 ± 0.02 0.0029 0.88 ± 0.01 0.89 ± 0.02 0.6365 0.86 ± 0.02 0.91 ± 0.01 0.0375 

Vitamin B2 0.75 ± 0.02 0.83 ± 0.03 0.0310 0.75 ± 0.02 0.76 ± 0.03 0.7823 0.66 ± 0.02 0.89 ± 0.02 ＜.0001

Niacin 0.80 ± 0.01 0.87 ± 0.03 0.0637 0.80 ± 0.01 0.85 ± 0.03 0.0900 0.82 ± 0.01 0.79 ± 0.02 0.3428 

Vitamin C 0.60 ± 0.02 0.86 ± 0.04 ＜.0001 0.62 ± 0.02 0.68 ± 0.04 0.2301 0.63 ± 0.02 0.63 ± 0.03 0.9791 

Calcium 0.48 ± 0.02 0.52 ± 0.05 0.4996 0.49 ± 0.02 0.45 ± 0.03 0.2342 0.34 ± 0.01 0.68 ± 0.02 ＜.0001

Phosphorus 0.90 ± 0.01 0.93 ± 0.02 0.1788 0.90 ± 0.01 0.92 ± 0.02 0.3563 0.87 ± 0.01 0.95 ± 0.01 ＜.0001

Iron 0.71 ± 0.01 0.77 ± 0.04 0.1273 0.72 ± 0.02 0.71 ± 0.03 0.8117 0.71 ± 0.02 0.73 ± 0.02 0.3528 

MAR 0.75 ± 0.01 0.82 ± 0.02 0.0068 0.75 ± 0.01 0.78 ± 0.02 0.3634 0.72 ± 0.01 0.81 ± 0.01 ＜.0001

High school
Non-drinker
(n = 332)

Drinker
(n = 41)

p value
Non-drinker
(n = 294)

Drinker
(n = 79)

p value
Non-drinker
(n = 227)

Drinker
(n = 146)

p value

NAR

Protein 0.91 ± 0.01 0.95 ± 0.02 0.0458 0.92 ± 0.01 0.93 ± 0.02 0.6356 0.90 ± 0.01 0.95 ± 0.01 0.0019 

Vitamin A 0.66 ± 0.02 0.75 ± 0.05 0.0653 0.66 ± 0.02 0.70 ± 0.04 0.4177 0.65 ± 0.02 0.69 ± 0.03 0.3340 

Vitamin B1 0.86 ± 0.01 0.96 ± 0.02 ＜.0001 0.87 ± 0.02 0.87 ± 0.02 0.9101 0.86 ± 0.02 0.88 ± 0.02 0.6903 

Vitamin B2 0.71 ± 0.02 0.89 ± 0.03 ＜.0001 0.73 ± 0.02 0.76 ± 0.03 0.4593 0.68 ± 0.02 0.83 ± 0.02 ＜.0001

Niacin 0.78 ± 0.02 0.89 ± 0.03 0.0030 0.79 ± 0.02 0.82 ± 0.03 0.3902 0.79 ± 0.02 0.81 ± 0.03 0.6586 

Vitamin C 0.56 ± 0.02 0.88 ± 0.04 ＜.0001 0.61 ± 0.02 0.53 ± 0.04 0.0679 0.62 ± 0.03 0.57 ± 0.03 0.1971 

Calcium 0.50 ± 0.02 0.59 ± 0.05 0.0988 0.51 ± 0.02 0.50 ± 0.03 0.9349 0.39 ± 0.02 0.70 ± 0.03 ＜.0001

Phosphorus 0.90 ± 0.01 0.95 ± 0.02 0.0576 0.91 ± 0.01 0.90 ± 0.03 0.8478 0.88 ± 0.02 0.96 ± 0.01 ＜.0001

Iron 0.63 ± 0.02 0.77 ± 0.04 0.0052 0.63 ± 0.02 0.72 ± 0.03 0.0386 0.63 ± 0.02 0.68 ± 0.03 0.1366 

MAR 0.72 ± 0.01 0.85 ± 0.02 ＜.0001 0.74 ± 0.01 0.75 ± 0.02 0.6236 0.71 ± 0.02 0.78 ± 0.02 0.0015 

1) Mean ±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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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각 43.91 g, 18.49 kcal, 중학생군에서 27.90 g, 11.62 

kcal, 고등학생군에서 61.48 g, 25.14 kcal으로 중학생군에 비

해 고등학생군에서 섭취량과 열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p = 0.0001). 1989~1991년에 미국의 2~18세 아동 및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탄산음료로부터의 열량 섭취는 총 

섭취 열량의 4.3%였으며,25) 1994~1998년에는 5.9%라고 하였

다.26) 호주의 경우 2~18세의 가당 음료 섭취량은 총 섭취 열량

의 3.3%라고 보고되어27) 본 연구 대상자의 탄산음료로부터 섭

취한 열량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Data not shown).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일 탄산음료의 섭

취량은 중학생 161.9 mL, 고등학생 133.9 mL로 본 연구 결과

와 차이를 보였다.28) 음료를 정량적 빈도법으로 조사할 경우 음

료수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정확한 실제 섭취량을 

반영한다고 볼 때,25)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의 음료 섭취량

은 실제 섭취량보다 낮게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15)고 하였

다. 현재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만 12세 이상에서 에너지 

및 영양소 주요 급원식품 63가지를 대상으로 식품섭취빈도조

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음료류에는 탄산음료, 커피, 녹차

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스로 섭취하게 되는 과일이나 채소의 

경우 해당 과일류와 채소류로 합하여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이 섭취하게 되는 다양한 음료를 적절하

게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본 연구에서는 24시간 회상법

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분류하고 섭취량을 분석하여 사용하였

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24시간 회상법의 경우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특성상 1일간의 식품 섭취량만을 조사하였기 때문

에 평상시 섭취하게 되는 음료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Table 7. Index of Nutritional Quality (INQ) of the subjects

Fruit/vegetable drinks Carbonated drinks Dairy drinks

Elementary school
Non-drinker
(n = 283)

Drinker
(n = 34)

p value
Non-drinker
(n = 242)

Drinker
(n = 75)

p value
Non-drinker
(n = 134)

Drinker
(n = 183)

p value

Protein 1.83 ± 0.031) 1.77 ± 0.10 0.5495 1.82 ± 0.03 1.86 ± 0.06 0.5985 1.77 ± 0.04 1.87 ± 0.03 0.0437 

Vitamin A 1.19 ± 0.08 2.30 ± 0.79 0.1628 1.34 ± 0.13 1.17 ± 0.09 0.3039 1.37 ± 0.22 1.26 ± 0.06 0.6450 

Vitamin B1 1.41 ± 0.04 1.33 ± 0.06 0.3167 1.39 ± 0.05 1.44 ± 0.08 0.5934 1.35 ± 0.04 1.44 ± 0.06 0.2053 

Vitamin B2 1.18 ± 0.03 1.16 ± 0.13 0.9324 1.16 ± 0.04 1.23 ± 0.07 0.3699 1.01 ± 0.05 1.30 ± 0.04 ＜.0001

Niacin 1.21 ± 0.02 1.15 ± 0.07 0.4352 1.21 ± 0.03 1.18 ± 0.05 0.6423 1.23 ± 0.03 1.18 ± 0.03 0.2625 

Vitamin C 1.13 ± 0.06 1.55 ± 0.18 0.0257 1.18 ± 0.07 1.15 ± 0.14 0.8601 1.17 ± 0.10 1.17 ± 0.07 0.9794 

Calcium 0.59 ± 0.02 0.52 ± 0.04 0.0904 0.58 ± 0.02 0.58 ± 0.04 0.9689 0.40 ± 0.02 0.72 ± 0.02 ＜.0001

Phosphorus 1.12 ± 0.01 1.06 ± 0.04 0.1550 1.13 ± 0.02 1.06 ± 0.03 0.0276 1.04 ± 0.02 1.17 ± 0.02 ＜.0001

Iron 1.01 ± 0.05 0.96 ± 0.04 0.4914 1.03 ± 0.06 0.90 ± 0.04 0.0414 1.01 ± 0.07 0.99 ± 0.06 0.8347 

Middle school
Non-drinker
(n = 389)

Drinker
(n = 42)

p value
Non-drinker
(n = 365)

Drinker
(n = 66)

p value
Non-drinker
(n = 248)

Drinker
(n = 183)

p value

Protein 1.65 ± 0.02 1.50 ± 0.07 0.0399 1.62 ± 0.03 1.67 ± 0.07 0.5999 1.62 ± 0.03 1.65 ± 0.03 0.4690 

Vitamin A 1.08 ± 0.05 1.00 ± 0.13 0.5750 1.08 ± 0.05 1.03 ± 0.08 0.5625 1.02 ± 0.06 1.15 ± 0.09 0.2667 

Vitamin B1 1.39 ± 0.03 1.64 ± 0.17 0.1599 1.44 ± 0.04 1.29 ± 0.06 0.0414 1.37 ± 0.04 1.49 ± 0.06 0.0774 

Vitamin B2 1.02 ± 0.02 0.99 ± 0.08 0.6761 1.03 ± 0.03 0.94 ± 0.05 0.1167 0.87 ± 0.02 1.23 ± 0.04 ＜.0001

Niacin 1.13 ± 0.03 1.11 ± 0.06 0.7578 1.13 ± 0.03 1.12 ± 0.06 0.8919 1.19 ± 0.03 1.03 ± 0.03 0.0003 

Vitamin C 0.93 ± 0.04 1.64 ± 0.17 0.0001 1.01 ± 0.05 0.99 ± 0.11 0.8170 1.03 ± 0.07 0.97 ± 0.07 0.6040 

Calcium 0.61 ± 0.03 0.53 ± 0.05 0.1702 0.62 ± 0.03 0.48 ± 0.03 0.0009 0.44 ± 0.02 0.83 ± 0.04 ＜.0001

Phosphorus 1.35 ± 0.02 1.23 ± 0.05 0.0207 1.35 ± 0.02 1.23 ± 0.03 0.0019 1.26 ± 0.02 1.44 ± 0.03 ＜.0001

Iron 1.10 ± 0.08 0.86 ± 0.05 0.0152 1.09 ± 0.08 0.93 ± 0.10 0.2329 1.01 ± 0.04 1.16 ± 0.16 0.3816 

High school
Non-drinker
(n = 332)

Drinker
(n = 41)

p value
Non-drinker
(n = 294)

Drinker
(n = 79)

p value
Non-drinker
(n = 227)

Drinker
(n = 146)

p value

Protein 1.68 ± 0.03 1.73 ± 0.08 0.6026 1.68 ± 0.03 1.71 ± 0.07 0.7434 1.64 ± 0.04 1.76 ± 0.05 0.0503 

Vitamin A 1.07 ± 0.06 1.27 ± 0.28 0.4845 1.07 ± 0.06 1.21 ± 0.22 0.4313 1.07 ± 0.07 1.13 ± 0.12 0.6904 

Vitamin B1 1.39 ± 0.03 1.60 ± 0.07 0.0057 1.43 ± 0.03 1.35 ± 0.06 0.2191 1.43 ± 0.04 1.39 ± 0.04 0.5309 

Vitamin B2 1.00 ± 0.02 1.11 ± 0.05 0.0526 1.03 ± 0.03 0.94 ± 0.03 0.0438 0.91 ± 0.02 1.17 ± 0.03 ＜.0001

Niacin 1.15 ± 0.02 1.25 ± 0.05 0.1312 1.19 ± 0.03 1.09 ± 0.04 0.0475 1.19 ± 0.03 1.13 ± 0.04 0.3325 

Vitamin C 0.88 ± 0.05 1.76 ± 0.24 0.0006 1.07 ± 0.07 0.66 ± 0.06 ＜.0001 1.07 ± 0.08 0.85 ± 0.07 0.0291 

Calcium 0.66 ± 0.03 0.65 ± 0.07 0.8234 0.69 ± 0.03 0.55 ± 0.03 0.0002 0.49 ± 0.02 0.94 ± 0.05 ＜.0001

Phosphorus 1.52 ± 0.03 1.46 ± 0.06 0.3460 1.55 ± 0.03 1.34 ± 0.04 ＜.0001 1.41 ± 0.03 1.66 ± 0.05 ＜.0001

Iron 0.92 ± 0.04 0.99 ± 0.07 0.3486 0.92 ± 0.04 0.95 ± 0.06 0.6417 0.93 ± 0.04 0.92 ± 0.05 0.8203 

1) Mean ±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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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7월부터 조사가 시행되어 

계절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서는 다양한 음료의 정량적 빈도법 및 회상법 또는 기록법과 

같은 식사섭취조사를 좀 더 연장하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

로 음료 종류별 세부적인 음료 섭취량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음료 종류별 섭취 유무에 따른 음료 섭취량을 살펴보면, 중

학생의 경우 탄산음료 비섭취군의 유제품음료 섭취량은 153.13 

g으로 탄산음료 섭취군의 82.39 g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p = 0.0239). 이를 중학생에서 우유 및 유제품과 탄산음

료 섭취량을 각각 122.6 mL, 161.9 mL로 보고한 선행연구28)와 

비교하여 볼 때,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탄산음료 섭취량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탄산음료와 같은 가당 음료 섭취의 증가가 우유 섭취를 감소시

킨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으며,20) 탄산음료는 칼슘과 인

의 비율이 불균형하여 골절율과 양의 상관성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8) 음료의 섭취빈도와 신체계측과의 상관성

을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우유 및 두유의 섭취빈도는 신장과 양

의 상관성을 보였고, 체지방비와 허리둘레/엉덩이둘레비와 음

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15) 성장기에 있는 아동과 청

소년의 골 건강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탄산음료 섭취

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습관적인 탄산음료의 섭취에 대한 교

육 및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음료별 섭취 유무에 따른 영양소 섭취 상태를 분석한 결과, 

과채음료 섭취군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에서 모두 비타민 C

의 섭취량이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탄산

음료 섭취군의 경우, 초등학생에서는 지방 섭취량이 비섭취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 

칼슘과 인의 섭취량이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 아동과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량은 패스트푸드의 섭취

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29) 패스트푸드 

섭취는 총 지방,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반면, 섬유소, 비타민 A와 C의 섭취는 감소시켜 영양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30) 본 연구에서는 음료 섭취량

에 따른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 및 간식 섭취에 대한 세부적인 

비교 분석이 실시되지 않아, 초등학생의 경우 탄산음료 섭취군

에서 지방의 섭취량이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

기는 어렵지만, 음료의 섭취가 간식의 종류 및 식사내용과 관

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할 때31) 탄산음료 섭취군의 경

우 식품의 종류 및 형태 선택시 부적절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영양소별 평균필요량에 미달되게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율

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군의 경우 평균필요량에 미달되게 섭

취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영양소의 개수가 과채음

료 섭취군과 비섭취군에서 각각 1개와 2개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군과 고등학생군에서도 평균필요량에 미달되게 섭취하

는 대상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영양소의 개수가 과채음료 섭

취군 (중학생 3개, 고등학생 2개)에서 비섭취군 (중학생, 고등

학생 각 6개)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과 고

등학생에서 모두 유제품음료 섭취군 (중학생, 고등학생 각 4개)

이 비섭취군 (중학생, 고등학생 각 6개)에 비해 평균필요량에 

미달되게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영양소의 개

수가 적게 나타났다. 이는 과채음료와 유제품음료가 함유하고 

있는 다양한 미량영양소의 섭취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

며, 따라서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균형있

는 영양소 섭취를 위해 다양한 과채음료와 유제품음료의 적절

한 섭취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음료의 섭취가 균형된 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음료 종류별 섭취 유무에 따른 식사의 

질을 영양소 섭취의 측면 (NAR, MAR, INQ)에서 평가하였

다. 그 결과 과채음료 섭취군에서 NAR은 비타민 C를 비롯한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과 철이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INQ 분석 결과 비

타민 C는 과채음료 섭취군에서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과채음료 섭취군에서 비

섭취군에 비해 단백질, 인과 철의 INQ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비섭취군에서 단백질 섭취가 높은 양상을 보인 것

을 감안하여 볼 때 단백질 급원식품에 다량 함유된 인과 철의 

INQ가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기능을 가지는 미량 영양소 및 피토케미칼 등을 함유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32) 본 연구결과도 이와 유사한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탄산음료의 섭취군의 경우, 중학생에서는 단백질, 고등학생

에서는 철의 NAR이 탄산음료 비섭취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MAR은 생애주기별 음료 섭취에 따라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INQ 분석 결과, 탄산음료 섭취군은 비섭

취군에 비해 칼슘, 인, 철과 같은 무기질과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C 등의 비타민과 같은 미량영양소의 섭

취 질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당 음료 섭취의 

증가는 우유 섭취를 감소시키고,19,20) 식사를 부실하게 하여 미

량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하게 되므로 식사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21) 일부 연구에서는 가당음료의 섭취 빈도와 이로 인한 열

량이 증가할수록 단백질, 비타민 A와 나이아신 섭취량이 낮

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15) 청량음료의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열량 섭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이러한 선행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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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과채음료와 유제품음료의 섭취는 

일부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량이 높아 식사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며, 탄산음료의 섭취는 식사의 질이 낮아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Q는 섭취하는 열량의 영향을 배제하고 

각 영양소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열량 필요량이 충족될 

때 특정 영양소의 섭취 가능 정도를 의미한다.34) 본 연구의 초·

중·고등학생에서 모두 탄산음료 섭취군에서 비섭취군에 비해 

INQ 1 이하인 영양소의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탄산음료

를 섭취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기존의 식사형태에서 섭

취량을 양적으로 증가시켜도 충족되기 어려운 영양소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아동 및 청소년

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영양소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제품 음료 섭취군에서 NAR은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칼슘, 인과 철이 비섭취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INQ 분석 결과에서도 유제품음료 섭취군이 비섭취

군에 비해 비타민 B2, 칼슘과 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

학생과 고등학생에서 비타민 C의 INQ는 유제품음료 섭취군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에는 단백질, 지질, 당질, 칼슘 및 

비타민 등의 함량이 높아 성장기에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

충하는 좋은 급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우유 및 유제품 섭취가 높은 군은 섭취가 낮

은 군보다 칼슘, 비타민 B2의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

고,35)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유 칼슘 당량과 식습관 간의 관련

성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는 우유 칼슘 당량이 높은 군에서 

바람직한 식습관을 가지고, 무기질 섭취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나36)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유제품음료 섭취군에서 칼슘과 인이 비섭취군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칼슘과 인의 적정섭취비율 (1 : 1~1.5)을 고려

하여 볼 때 유제품음료 섭취군의 칼슘과 인의 비율은 비섭취군

의 비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영양소 섭취를 적절하게 

해 주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영양소 섭취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MAR의 경우 모든 생애주기에서 과

채음료와 유제품음료 섭취군이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료류의 섭취가 높은 성장기 아동 및 청소

년을 대상으로 24시간 회상법을 사용하여 실시한 식사섭취

조사를 통해 1일 음료류의 섭취실태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정

확한 섭취량의 분석은 가능하지만, 실제 음료수를 자주 섭취

하는 대상자의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아 섭취량이 낮을 수도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음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분류한 후 종류별 섭취 유무에 따른 군간 영양소 섭취 상태를 

분석하였는데, 음료의 경우 1일 한 가지만 섭취하는 경우만 존

재하지는 않으므로, 음료의 종류별 중복 섭취하는 대상자가 많

이 존재시 연구결과가 다소 희석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음료의 선택은 다른 식품 선택에 비해 좀 더 자율성이 부

여되어 바람직한 식품 선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각 생애주기별 음료별 섭취 유무에 따른 군간 영양소 섭취 및 

식사의 질을 평가한 본 연구의 의의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청

소년 및 아동에게 일반화시킬 수 있고, 향후 식생활교육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10~11세인 초등학생 (317명, 

남 178명, 여 139명), 12~14세인 중학생 (431명, 남 237명, 여 

194명)및 15~18세인 고등학생 (373명, 남 202명, 여 171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음료별 섭취 유무에 따른 군간 영양소 섭

취 및 영양소 섭취의 질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일 총 섭취 열량과 섭취량은 초등학생군 1,782.09 kcal, 

1,135.71 g, 중학생군 1,905.84 kcal, 1,187.08 g, 고등학생군 

2,018.40 kcal, 1,298.10 g으로 고등학생군에서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p = 0.0003, p = 0.0029). 음료 종류별 섭취량 분

석 결과 과채음료, 유제품의 경우 생애주기에 따른 군간 유의

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탄산음료의 경우 중학생군에 비

해 고등학생군에서 높은 섭취량을 보였다 (p = 0.0001). 

2) 생애주기별 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1일 음료 섭취량과 열

량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과채음료, 탄산음료 및 유제품 음

료 섭취군이 비섭취군에 비해 해당 음료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p ＜ 0.0001), 중학생의 경우 탄산음료 섭

취군의 유제품음료 섭취량이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 (p = 0.0239).

3) 음료별 섭취 유무에 따른 영양소 섭취 상태 결과를 살펴

보면, 과채음료 섭취군의 경우 비섭취군에 비해 비타민 C의 섭

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탄산음료 섭취군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 칼슘과 인의 섭취량이 비섭취군에 비

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유제품음료 섭취군의 경

우 비섭취군에 비해 비타민 B2, 칼슘과 인의 섭취량이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영양소별 평균필요량에 미달되게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

율을 분석한 결과, 과채주스 섭취군과 유제품음료 섭취군의 

경우 비섭취군에 비해 평균필요량에 미달되게 섭취하는 대상

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영양소의 개수가 초·중·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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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서 적게 나타났다. 

5) 음료 종류별 음료 섭취 유무에 따른 영양소별 NAR, M- 
AR 및 INQ를 분석한 결과, 과채음료 섭취군의 경우 비타민 

B1 및 비타민 C의 NAR이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

으며, 유제품음료 섭취군의 경우 단백질, 비타민 B2, 칼슘 및 

인의 NAR이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초·

중·고등학생 모두에서 과채음료와 유제품음료 섭취군의 MAR

이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탄산음료 섭취군의 

경우 비섭취군에 비해 INQ 1 이하인 영양소의 개수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아동과 청소년이 섭취하는 주

요 음료는 유제품 음료로 나타났으며, 과채음료 및 유제품음

료를 섭취하는 대상자의 경우 미량영양소 섭취의 질 및 전반

적인 영양소 섭취의 질이 높았으며,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대상

자의 경우 열량의 영향을 배제하고도 영양소 섭취의 질이 낮

은 것으로 보여 질적으로 낮은 영양소 섭취를 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좀 더 바람직한 음료 섭취에 대한 방안과 

균형잡힌 영양섭취가 중요함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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