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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nterrelations among snack preference, purchasing behavior and intake of fifth
and sixth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in Gyeongnam province. Frequency of snack intake was the highest in
those who reported ‘once a day’ (45.6%) snack habit. Longer-time television viewers also showed higher frequency of
snack intake than shorter-time viewers. Thirty-three percent of students purchased snacks by themselves and the frequency
of snack purchas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V watching time (p < 0.01). The main reason, place and
time of eating snacks were ‘hunger’ (79.2%), their home environment (50.9%) and ‘after school hours’ (89.7%). The
favorite snack was ‘ice cream’ and, this snack habi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gender of the child (p < 0.01) and TV
watching time (p < 0.01). ‘Milk and dairy products’ scored highest (3.47) in snack intake frequency among longer-time
TV viewers (> 2hr) compared to shorter-time TV viewers and this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01). The
snack preference score was correlated positively (r = 0.454) with the intake frequency for snack and its explanation power
(R2) was 20.5%. With regard to snack purchase behaviors, the scores of ‘checking the expiration date’ and ‘comparing
the price with similar products’ were high (in what group?). Female students (p < 0.001) and shorter-time TV viewers
(< 2hr) (p < 0.01) had a more reasonable purchasing behavior. The total score of preference was significantly higher
(p < 0.05) in shorter-timeTV viewers (< 2hr). In the correlation between snack purchasing behaviors and intake frequency,
attractiveness (r = 0.208, p < 0.001) and preference (r = 0.330, p < 0.001)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preference only was selected (R2= 0.108). (Korean J Community Nutr 18(5) : 429~441, 2013)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students·snack preference·purchasing behaviors·intake frequency

—————————————————————————

 서 론
—————————————————————————

초등학교 시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지속적으

로 일어나고,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생활습관과 더

불어 식습관도 형성된다(Lee 등 2005a). 특히 초등학교 고

학년 시기는 제 2차 성징과 더불어 급격한 신체적 발육이 일

어나는 시기로 적절한 영양소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Cho 등

2010). 2011 국민건강영양조사(2012)의 6~11세 영양소

섭취상태를 보면 칼슘과 칼륨의 섭취량이 권장섭취량의

71.2%와 78.0%로 낮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권장

섭취량 이상을 섭취하고 있었는데, 특히 단백질과 나트륨이

권장섭취량의 221.3%와 255.7%로 과잉 섭취되고 있었

다. 그리고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분율을 보면 칼슘은

65.6%로 매우 높았고, 비타민 C(39.8%), 비타민 A

(28.7%), 철분(28.0%)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양섭취기

준 이상 섭취자 분율에서 나트륨의 경우 86.9%를 보였고,

에너지도 27.9%를 나타내어 초등학생의 영양상태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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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의 과잉과 부족이 함께 나타나는 영양불균형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동기는 단위체중당 영양필요량이 성인에 비해 많지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서 필요한 영

양소를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 세끼 식사와 함께 간식섭취를

권장한다. 적절한 간식은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할 뿐

만 아니라 지적발달과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때문에 학

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잦은 간식은 오히

려 식욕을 저하시켜 식사량을 감소시키고, 고열량 저영양 간

식은 비만과 같은 질환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다(Cho 등

2010; Kim 2010).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간식섭취 실태를 보면 하루 1회 이

상 간식을 섭취하는 비율은 전체의 99.0%로 대부분이 학

생들이 간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Korea Health

Statistics 2010), 자주 섭취하는 간식의 종류로는 과자

류, 빙과류, 과일, 사탕·초콜릿·캐러멜류, 분식류, 우유·

유제품류 등으로 과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공식품에 의

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등 2004; Lee 등 2005b;

Beak 등 2007; Park & Lee 2008; Oh 2010). 이는

최근 아동의 용돈 증가, 매스컴을 통한 식품광고에의 잦은

노출, 자주적인 생활시간 관리 등으로 인해 아동이 직접 간

식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주체가 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

된다(Kang 등 2004; Park & Lee 2008; Cho 등

2010). 특히 TV시청 중 노출되는 광고는 아동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Min 2002) TV시청시간이 길어

질수록 식습관이 불량해지고, 고열량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

으며, 간식섭취가 증가하여 에너지 섭취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Kang 등 2004; Temple 등 2007; Cho & Khil

2010).

국내에서 행해진 초등학생 대상의 간식 관련 연구에는 간

식섭취실태(Park 2003; Lee 등 2005b; Baek 등 2007;

Cho 등 2010; Kang 2010), 간식관련 영양지식(Cho 등

2010), 간식구매실태 및 관련 생태학적 요인분석(Kang 등

2004), 간식섭취와 치아우식증과의 관계(Lee 등 2008;

Lee & Yoon 2011) 등이 있으나 간식선호도와 섭취와의

관련성이나 간식구매행동과 섭취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남 일부지역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

상으로 간식선호도, 간식구매행동과 간식섭취와의 관련성을

성별과 주중 TV시청시간별로 알아보고, 그 결과를 초등학

교 고학년 대상의 바른 간식선택과 구매, 그리고 섭취를 위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설문조사로 수행되었는데, 연구목적에 맞게 작

성한 설문지를 초등학교 5학년 1개 반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를 하여 미비점을 수정한 후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와 밀양시, 김

해시 소재 도시형 초등학교 3곳과 농촌형 초등학교 3곳의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담임교사 또는 영양교사의 협조 하에 집

합조사법으로 실시하였다. 총 80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

으며, 그 중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중요한 변수에 미기재된 응

답이 있는 47부를 제외한 754부를 통계처리에 이용하였다. 

2. 연구내용

1) 일반사항

일반사항으로 성별, 학년, 식사준비,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직업여부, 주중 TV 시청시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간식관련 식행동

간식 식행동은 선행연구(Kang 2010; Oh 2010; Ji

2011)를 참고하여 간식빈도, 간식준비, 간식비용, 간식이

유, 간식장소, 간식시간에 대하여 명목형 척도로 조사하였다. 

3) 간식 선호도와 섭취빈도

선행연구들(Oh 2010; Kim & Lee 2011; Yoo 2011)

에서 이용한 간식들을 수정하여 아이스크림, 과일주스, 우

유·유제품, 김밥류, 빵류, 과자류, 면류, 어묵류, 튀김류, 탄

산음료, 사탕·초콜릿·캐러멜, 기타음료의 12가지 종류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법(1: 매우 싫어한다, 2: 싫어한다,

3: 보통이다, 4: 좋아한다, 5: 매우 좋아한다)으로 선호도 조

사를 하였고, 6점 빈도법(1: 거의 먹지 않는다, 2: 월 2~3

회, 3: 주 1~2회, 4: 주 3~4회, 5: 주 5~6회, 6: 매일 먹는

다)으로 섭취빈도를 구하였으며, 선호도와 섭취빈도 총점은

각각 60점과 72점이다. 선호도와 섭취빈도 설문에 대한 신

뢰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Cronbach의 α값이 각각 0.827과

0.819로 나타났다. 

4) 간식구매행동 

간식구매행동은 Oh(2010)와 Ji(2011)의 연구에서 이

용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총 18항목으로 구성하였고, 5

점 Likert 척도법(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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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행동을 요인분석한 결과 세 가지 요인으로 축소되었는

데, 문항 1, 2, 3, 5, 10, 13, 16은 요인 1로 합리성으로 명

명하였고, 요인 2는 매력성으로, 문항 4, 6, 7, 8, 12, 17이

속했으며, 요인 3은 선호성으로, 문항 9, 11, 14, 15, 18이

속한다. 가공구매 행동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790이었다. 

3. 통계처리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SPSS 18.0 program

을 사용하여 자료에 대한 검증 및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간

식관련 식행동은 독립변수인 성별과 TV시청시간에 따라 빈

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고, χ2-test로 관련성 검증을 하였

다. 간식 선호도와 섭취빈도, 간식구매행동은 평균과 표준편

차로 제시하였고, 성별과 TV시청시간에 따른 평균의 차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하였다. 선호도와 섭취

빈도, 구매행동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

로 하였으며, 변수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tepwise방

식으로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간식구매행동은 요인을 축

소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요인분석

기법은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는 고

유치 1.0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요인적재량 0.3 이상

을 기준으로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은 내적 일관성

을 나타내는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

결 과
—————————————————————————

1.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

생’(51.7%)이 ‘여학생’(48.3%)보다 조금 더 많았으며, 학

년은 ‘5학년’이 47.3%, ‘6학년’이 52.7%이었다. 식사준비

는 주로 ‘어머니’(85.3%)가 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교육

정도는 ‘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이 51.2%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이 36.2%이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65.5%)가 그렇지 않은 경우(34.5%)보다 30%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평일 하루에 평균 TV시청시간은 ‘2

시간 미만’이 71.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TV시청시 식

품을 먹는 경우가 30.7%이었다. 

2. 간식관련 식행동 

Table 2를 보면 하루에 간식을 섭취하는 횟수는 1회가

45.6%로 가장 많았고, 2회 먹는 경우가 27.5%, 먹지 않는

다는 비율도 18.6%로 높았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간식섭

취횟수가 조금 더 많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관련성은

없었다. TV 시청시간별로는 2시간 미만에서 ‘1회’ 섭취하

는 경우가 48.1%로 2시간 이상의 39.3%보다 더 높았던 반

면 ‘3회’ 섭취하는 경우에서는 2시간 비만이 4.4%인데 비

해 2시간 이상에서는 12.1%로 더 높았고, TV시청시간과

간식섭취횟수 간에 관련성을 보였다(p < 0.01). 

간식준비방법에서는 ‘가족에 의해 구매’되는 비율이 36.3%,

‘직접 구매’하는 비율이 33.3%, ‘가족에 의해 조리’되는 비

율이 30.4%로 항목들 간에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성별에

서 보면 여학생(33.0%)에서 남학생(27.9%)보다 ‘가족에

의해 조리’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유의적인 관련성은 없었

다. TV시청시간에 따라서는 두 변수가 독립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p < 0.01), 2시간 이상 시청에서 직접 간식을

구매하는 비율(43.4%)이 더 높았던 반면 2시간 미만에서

는 ‘가족에 의해 조리’되는 비율(33.7%)이 더 높았다. 

하루 간식 구입비용은 ‘1,000원 미만’이 48.2%로 가장

높았고, ‘1,000-2,000원’도 39.1%를 차지하였다. 성별로

는 비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유의적인 관련성

도 없었다. TV시청 시간에 따라서도 2시간 미만에서 구입

비용이 더 적은 경향을 보였으나 마찬가지로 두 변수 간에 관

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간식을 먹는 이유로는 ‘배가 고파서’가 79.2%로 거의 대

부분을 차지하였고, 성별로 보면 남학생(81.1%)에서 여학

생(77.4%)보다 ‘배가 고파서’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두 변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

Sex
Boys 390 (951.7)

Girls 364 (948.3)

Grade
5th  357 (947.3)

6th 397 (952.7)

Meal preparation

Father  17 (992.3)

Mother  643 (985.3)

Grandmother 59 (997.8)

Others 35 (994.6)

Mother's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20 (992.7)

High school  273 (936.2)

College or university 386 (951.2)

≥ Graduate school 75 (999.9)

Mother's

  employment status

Yes  494 (965.5)

No 260 (934.5)

TV watching time

  per day 

< 2hours 540 (971.6)

≥ 2hours 214 (928.4)

Food intake while

  watching TV

Yes 229 (930.7)

No 517 (969.3)

Total 75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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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독립적이었다. TV시청시간에 따라서는 2시간 미만은

‘어머니가 주셔서’에 더 높은 비율(9.6%)을 보인 반면 2시

간 이상에서는 ‘습관적으로’의 비율(7.5%)이 더 높았고, 두

변수 간에 관련성을 보였다(p < 0.05). 

간식을 먹는 장소로는 ‘집’이 50.9%이었고,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29.7%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47.2%)보다

여학생(54.9%)에서 ‘집’에서 먹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두

변수는 독립적이었다. TV시청 시간별로는 2시간 미만은

‘집’에서 먹는 비율(54.2%)이 더 높았던 반면 2시간 이상

에서는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섭취하는 비율(35.2%)이

더 높았고,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었다(p < 0.01).

간식을 주로 먹는 시간으로는 ‘방과 후 시간’(89.7%)으

로 나타났고, 성별과 TV시청과는 관련성이 없었다. 

3. 간식 선호도와 간식섭취빈도와의 관련성

1) 간식 선호도와 간식섭취빈도 

12종류의 간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간식은 ‘아이스크림’(4.03

점/5점)으로 나타났고, 커피나 이온음료 같은 ‘기타음료’

(3.05점/5점)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김

밥류’(p < 0.01), ‘빵류’(p < 0.001), ‘면류’(p < 0.001),

‘어묵류’(p < 0.05), ‘튀김류’(p < 0.05), ‘탄산음료’(p <

0.001)에서는 남학생의 선호도 점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았

던 반면 ‘사탕·초콜릿·캐러멜류’(p < 0.05)에서는 여학

생의 점수가 더 높았다. 그리고 선호도 총점에서 남학생의 점

수가 43.3점/60점으로, 여학생의 41.9점/60점보다 유의적

으로 더 높았다(p < 0.01). TV시청시간에 따라서는 ‘아이

Table 2. Snack-related behaviors by gender and TV watching time

Variables
Gender

χ2 value
TV watching time

χ2 value Total
Boys Girls < 2hours ≥ 2hours

Frequency 

  per day 

None 83 (21.3)1) 57 (15.7)

8.688

105 (19.4) 35 (16.4)

18.472**

140 (518.6)

Once 180 (46.2) 164 (45.1) 260 (48.1) 84 (39.3) 344 (545.6)

Twice 103 (26.4) 104 (28.5) 143 (26.5) 64 (29.9) 207 (527.5)

3times 18 (54.6) 32 (58.8) 24 (54.5) 26 (12.1) 50 (556.6)

≥ 4times 6 (51.5) 7 (51.9) 8 (51.5) 5 (52.3) 13 (551.7)

Preparation 

Cook by family 109 (27.9) 120 (33.0)

2.297

182 (33.7) 47 (22.0)

16.493**

229 (530.4)

Purchase by family 148 (37.9) 126 (34.6) 200 (37.0) 74 (34.6) 274 (536.3)

Purchase by oneself 133 (34.2) 118 (32.4) 158 (29.3) 93 (43.4) 251 (533.3)

Daily cost (Won)

< 1,000 181 (46.4) 182 (50.0)

2.603

272 (50.4) 91 (42.5)

56.181

363 (548.2)

1,000~2,000 163 (41.8) 132 (36.3) 202 (37.4) 93 (43.5) 295 (539.1)

2,000~3,000 36 (59.2) 38 (10.4) 48 (58.9) 26 (12.1) 74 (559.8)

≥ 3,000 10 (52.6) 12 (53.3) 18 (53.3) 4 (51.9) 22 (552.9)

Reason 

Hungry 316 (81.1) 281 (77.4)

4.189

428 (79.3) 169 (79.0)

11.548*

597 (579.2)

Habit 22 (55.6) 19 (55.2) 26 (54.6) 16 (57.5) 41 (555.4)

Provided by mother 25 (56.4) 35 (59.6) 52 (59.6) 8 (53.7) 60 (558.0)

Bored 12 (53.1) 9 (52.5) 14 (52.6) 7 (53.3) 21 (552.8)

Others 15 (53.8) 20 (55.5) 21 (53.9) 14 (56.5) 35 (554.6)

Place 

Home 184 (47.2) 200 (54.9)

5.694

293 (54.2) 91 (42.5)

17.848**

384 (550.9)

Supermarket/convenience

  store
120 (30.8) 104 (28.6) 149 (27.6) 75 (35.2) 224 (529.7)

Street 22 (55.6) 17 (54.7) 25 (54.6) 14 (56.5) 39 (555.2)

Fast food store/snack store 44 (11.3) 30 (58.2) 57 (10.6) 17 (57.9) 74 (559.8)

Stationery store 20 (55.1) 13 (53.6) 16 (53.0) 17 (57.9)  33 (554.4)

Time of the day

Morning hours 7 (51.8) 7 (51.9)

0.070

10 (51.9) 4 (51.9)

50.284

14 (551.9)

After school 349 (89.5) 327 (89.8) 486 (90.0) 190 (88.8) 676 (589.7)

Between dinner and 

  bedtime
34 (58.6) 30 (58.2) 44 (58.1) 20 (59.3) 64 (558.5)

Total 390 (51.7) 364 (48.3) 540 (71.6) 214 (28.4) 754 (100.0)

1) N (%)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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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림’(p < 0.05), ‘빵류’(p < 0.05), ‘과자류’(p < 0.05),

‘면류’(p < 0.05), ‘튀김류’(p < 0.05), ‘탄산음료’(p <

0.01), ‘사탕·초콜릿·캐러멜류’(p < 0.01)의 7종류에서

2시간 이상의 선호도 점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 그리고

총점에서도 2시간 미만(42.1점/60점)보다 2시간 이상의

점수(43.9점/60점)가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p < 0.01).

간식섭취빈도를 보면(Table 4) ‘우유·유제품’(3.47점

/6점)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았고, ‘김밥류’(1.75점/6점)의

섭취빈도가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우유·유제품’(p < 0.05)

과 ‘사탕·초콜릿·캐러멜류’(p < 0.05)에서는 여학생의

섭취빈도가 더 높았고, ‘면류’(p < 0.01), ‘탄산음료’(p

< 0.001), ‘어묵류’(p < 0.05), ‘튀김류’(p < 0.01), ‘김밥’

(p < 0.001)에서는 남학생의 섭취빈도가 유의적으로 더 높

았다. 그러나 총점에서는 성별 간에 차이가 없었다. TV시청

시간별로 보면 ‘우유·유제품’을 제외하고 11가지 간식에

Table 4. The  frequency of snack intake by gender and TV watching time

Snack items

Gender

t value

TV watching time

t value TotalBoys

(n = 390)

Girls

(n = 364)

< 2hours

(n = 540)

≥ 2hours

(n = 214)

Ice creams 3.34 ± 1.781) 3.61 ± 1.74 −2.120* 3.52 ± 1.77 3.34 ± 1.73 −1.235 3.47 ± 1.76

Fruit juices 2.66 ± 1.19 2.76 ± 1.21 −1.078 2.57 ± 1.15 3.07 ± 1.24 −5.293*** 2.71 ± 1.20

Milk·Dairy products 2.70 ± 1.20 2.66 ± 1.18 −0.469 2.54 ± 1.14 3.02 ± 1.26 −5.017*** 2.68 ± 1.19

Gimbap 2.45 ± 1.25 2.48 ± 1.26 −0.380 2.40 ± 1.24 2.64 ± 1.28 −2.410* 2.47 ± 1.26

Breads 2.42 ± 1.06 2.22 ± 0.94 −2.689** 2.22 ± 0.96 2.59 ± 1.06 −4.621*** 2.32 ± 1.00

Cookies 2.08 ± 1.10 2.27 ± 1.22 −2.215* 2.11 ± 1.15 2.35 ± 1.18 −2.554* 2.18 ± 1.16

Noodles 2.28 ± 1.18 1.85 ± 1.06 −5.169*** 1.93 ± 1.10 2.44 ± 1.18 −5.529*** 2.07 ± 1.14

Fish pastes 2.03 ± 0.97 1.91 ± 0.88 −1.717 1.87 ± 0.87 2.22 ± 1.02 −4.401*** 1.97 ± 0.93

Fried foods 2.01 ± 1.02 1.83 ± 0.97 −2.485* 1.85 ± 0.99 2.09 ± 1.02 −2.920** 1.92 ± 1.00

Carbonated drinks 1.83 ± 1.07 1.77 ± 1.15 −0.828 1.69 ± 1.01 2.09 ± 1.28 −4.110*** 1.80 ± 1.11

Candy·chocolate·caramel 1.88 ± 1.05 1.67 ± 0.92 −2.869** 1.71 ± 0.98 1.94 ± 1.02 −2.905** 1.78 ± 1.00

Others beverage

 (coffee, ion drink)
1.91 ± 1.02 1.59 ± 0.80 −4.792*** 1.67 ± 0.89 1.97 ± 1.01 −4.078*** 1.75 ± 0.94

Total (n = 754) 27.6 ± 8.5 26.6 ± 7.50 −1.647 26.1 ± 7.7 29.8 ± 8.2 −5.646*** 27.1 ± 8.00

1) Mean ± SD, The perfect of each items was 6 points.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3. Preferences of snacks by gender and TV watching time

Snack items

Gender

t value

TV watching time

t value TotalBoys

(n = 390)

Girls

(n = 364)

< 2hours

(n = 540)

≥ 2hours

(n = 214)

Ice creams 4.01 ± 0.881) 4.04 ± 0.85 −0.490 3.98 ± 0.89 4.14 ± 0.80 −2.396* 4.03 ± 0.87

Fruit juices 3.80 ± 0.91 3.84 ± 0.86 −0.584 3.80 ± 0.88 3.87 ± 0.90 −0.988 3.82 ± 0.89

Milk·dairy products 3.72 ± 1.04 3.76 ± 1.08 −0.453 3.76 ± 1.02 3.68 ± 1.16 −0.850 3.74 ± 1.06

Gimbap 3.80 ± 0.95 3.61 ± 0.93 −2.738** 3.67 ± 0.98 3.80 ± 0.85 −1.835 3.71 ± 0.94

Breads 3.86 ± 0.93 3.54 ± 0.98 −4.566*** 3.66 ± 0.99 3.82 ± 0.91 −2.124* 3.70 ± 0.97

Cookies 3.52 ± 0.90 3.63 ± 0.88 −1.835 3.53 ± 0.89 3.68 ± 0.89 −2.029* 3.57 ± 0.89

Noodles 3.65 ± 1.02 3.35 ± 1.00 −4.056*** 3.46 ± 1.05 3.64 ± 0.95 −2.217* 3.51 ± 1.02

Fish pastes 3.57 ± 1.05 3.38 ± 1.07 −2.533* 3.45 ± 1.08 3.54 ± 1.01 −0.975 3.48 ± 1.06

Fried foods 3.49 ± 1.20 3.29 ± 1.09 −2.445* 3.33 ± 1.17 3.56 ± 1.09 −2.405* 3.40 ± 1.15

Carbonated drinks 3.54 ± 1.10 3.10 ± 1.12 −5.394*** 3.25 ± 1.13 3.51 ± 1.13 −2.828** 3.32 ± 1.13

Candy·chocolate·caramel 3.19 ± 1.11 3.39 ± 1.14 −2.440* 3.21 ± 1.12 3.49 ± 1.13 −3.068** 3.29 ± 1.13

Others beverage

  (coffee, ion drink)
3.13 ± 1.20 2.96 ± 1.13 −1.926 3.00 ± 1.19 3.16 ± 1.13 −1.731 3.05 ± 1.17

Total (n = 754) 43.3 ± 7.3 41.9 ± 7.11 −2.629** 42.1 ± 7.4 43.9 ± 6.7 −3.194** 42.6 ± 7.2

1) Mean ± SD, The perfect of each items was 5 points.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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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2시간 이상에서 모두 섭취빈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고(p < 0.05~p < 0.001), 총점에서도 2시간 이상에서

29.8점/78점으로, 2시간 미만의 26.1점/78점보다 유의적

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p < 0.001). 

2) 간식 선호도와 간식섭취빈도와의 관련성

간식 선호도와 간식섭취빈도의 상관관계(Table 5)는 전

체적으로 상관계수가 0.454(p < 0.001)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각 항목별로 보면 특히 ‘사탕·초콜릿·캐러멜

류’(r = 0.539, p < 0.001), ‘기타음료’(r = 0.490, p <

0.001)에서 비교적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에서는 ‘김밥’, ‘면류’, ‘우유·유제품’에서 더 높은 상

관계수를 보였던 반면 여학생에서는 ‘과자류’, ‘아이스크림

류’, ‘주스류’, ‘빵류’에서 더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TV시청시간에 따라서는 2시간 미만은 ‘탄산음료’에서, 2시

간 이상에서는 ‘기타음료’, ‘과자류’, ‘어묵류’, ‘아이스크림

류’, ‘우유·유제품’, ‘빵류’에서 더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간식선호도가 간식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6) 회귀계수(β)가 모두

양으로 간식선호도가 간식섭취빈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었고, R2가 0.205로, 20.5%의 설명력을 가졌다

(p < 0.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R2값이

각각 0.201과 0.203으로 비슷하였고, TV시청시간에 따

라서는 2시간 미만(R2 = 0.191, p < 0.001)보다 2시간

이상(R2 = 0207, p < 0.001)에서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preferences on intake frequency of snacks by gender and TV watching time

Dependent 

variable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
B SE1) β t R2 F value

Frequency of

  snack

  consumption

Gender

Boys

(n = 390)

Constant 0.405 0.193
0.451

92.102*
0.201 999.112***

Preferences 0.525 0.053 99.955***

Girls

(n = 364)

Constant 0.549 0.175
0.452

93.127**
0.203 993.190***

Preferences 0.478 0.050 99.654***

TV watching 

time 

<2hours

(n = 540)

Constant 0.561 0.145
0.438

93.878***
0.191 128.072***

Preferences 0.459 0.041 11.317***

=2hours

(n = 214)

Constant 0.422 0.276
0.460

91.529
0.207 956.753***

Preferences 0.563 0.075 97.533***

Total (n = 754)
Constant 0.458 0.130

0.454
93.598***

0.205 195.264***
Preferences 0.505 0.036 13.974***

1) Standard error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5.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references and intake frequency of snacks by gender and TV watching time

Food items

Gender TV watching time

TotalBoys

(n = 390)

Girls

(n = 364)

< 2hours

(n = 540)

≥ 2hours

(n = 214)

Candy·chocolate·caramel 0.525*** 0.547*** 0.537*** 0.527*** 0.539***

Others beverages (coffee, ion drink) 0.492*** 0.489*** 0.479*** 0.519*** 0.490***

Carbonated drinks 0.416*** 0.433*** 0.448*** 0.402*** 0.444***

Cookies 0.349*** 0.522*** 0.412*** 0.468*** 0.434***

Fish pastes 0.398*** 0.398*** 0.372*** 0.480*** 0.403***

Fried foods 0.398*** 0.376*** 0.390*** 0.388*** 0.394***

Ice creams 0.317*** 0.439*** 0.335*** 0.450*** 0.374***

Gimbap 0.361*** 0.324*** 0.345*** 0.367*** 0.353***

Noodles 0.332*** 0.302*** 0.318*** 0.327*** 0.328***

Fruit juices 0.265*** 0.334*** 0.297*** 0.295*** 0.298***

Milk·dairy products 0.314*** 0.277*** 0.255*** 0.389*** 0.297***

Breads 0.189*** 0.374*** 0.267*** 0.294*** 0.282***

Total (n = 754) 0.451*** 0.452*** 0.438*** 0.460*** 0.454***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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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식구매행동과 간식섭취빈도와의 관련성

1) 간식구매행동

간식구매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전체 18개의 항목에 대하여 총 세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

다. 이들 요인을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46.4%이고, 추

출된 요인과 구성변수에 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요인

1은 7개 항목이 포함되었고, 합리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측정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식품구입시 ‘유통

기한 확인한다’(3.88점/5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

인 항목은 ‘체중조절을 생각한다’(2.38점/5점)이었다. 성별

로는 ‘유통기한 확인한다’(p < 0.001), ‘함유성분 비교한다’

(p < 0.001), ‘체중조절을 생각한다’(p < 0.001)에서 여학

생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았으며, 합리성 총점에서도 여

학생(20.4점/35점)의 점수가 남학생(22.2점/35점)보다 더

높았다(p < 0.001). TV시청시간에 따라서는 ‘가격을 비교

한다’와 ‘체중조절을 생각한다’을 제외한 5개 항목에서 2시

Table 7. Snack purchasing behaviors by gender and TV watching time

Gender

t value

TV watching time 

t value

Factor loading 

or eigen value

(variance %) 

TotalBoys

(n = 390)

Girls

(n = 364)

< 2hours

(n = 540)

≥ 2hours

(n = 214)

I Confirm the expiration date 3.71 ± 1.331) 4.05 ± 1.23 −3.697*** 3.95 ± 1.28 3.70 ± 1.31 −2.419* 0.670 3.88 ± 1.29

I Compare the price of

  product
3.50 ± 1.20 2.60 ± 1.09 −1.154 3.57 ± 1.15 3.49 ± 1.14 −0.878 0.554 3.55 ± 1.15

I Obey the opinions of

  parents 
3.04 ± 1.30 3.21 ± 1.22 −1.882 3.23 ± 1.26 2.86 ± 1.24 −3.615*** 0.435 3.12 ± 1.26

I check the place of origin 2.86 ± 1.36 2.99 ± 1.29 −1.376 3.00 ± 1.35 2.74 ± 1.25 −2.384* 0.751 2.93 ± 1.33

I choose after comparing

  food ingredients
2.73 ± 1.22 3.09 ± 1.13 −4.210*** 2.98 ± 1.20 2.70 ± 1.14 −2.900** 0.743 2.90 ± 1.19

I check the manufacturing

  company
2.46 ± 1.24 2.59 ± 1.20 −1.395 2.58 ± 1.26 2.39 ± 1.10 −2.047* 0.722 2.52 ± 1.22

I choose product for weight

  control
2.14 ± 1.11 2.64 ± 1.21 −5.899*** 2.39 ± 1.21 2.36 ± 1.11 −0.367 0.533 2.38 ± 1.18

Factor 1 (Rationality) 20.4 ± 5.80 22.2 ± 5.20 −4.285*** 21.7 ± 5.70 20.2 ± 5.20 −3.353** 4.19 (23.2) 21.3 ± 5.60

I am influenced by food

  advertising.
2.23 ± 1.10 2.35 ± 1.06 −1.570 2.29 ± 1.09 2.28 ± 1.06 −0.119 0.574 2.29 ± 1.08

I am influenced by food

  shape
2.23 ± 1.19 2.35 ± 1.23 −1.368 2.29 ± 1.24 2.28 ± 1.14 −0.154 0.583 2.29 ± 1.21

I am influenced by product

  name
1.98 ± 1.02 2.09 ± 1.07 −1.457 2.01 ± 1.04 2.08 ± 1.06 −0.764 0.505 2.03 ± 1.05

I am influenced by packing

  design
1.94 ± 1.02 2.05 ± 1.01 −1.499 1.98 ± 1.04 2.01 ± 0.96 −0.340 0.672 1.99 ± 1.02

I am influenced by

  purchase of friend
2.01 ± 1.05 1.90 ± 0.93 −1.407 1.96 ± 1.00 1.94 ± 0.98 −0.214 0.694 1.96 ± 0.99

I am influenced by food

  color 
1.87 ± 1.11 1.69 ± 0.86 −2.526* 1.79 ± 1.01 1.77 ± 0.98 −0.347 0.719 1.79 ± 1.00

Factor 2 (Attractiveness) 12.2 ± 4.60 12.4 ± 4.10 −0.581 12.3 ± 4.40 12.4 ± 4.00 −0.065 2.96 (16.5) 12.3 ± 4.30

I chooses a large amount

  of food
3.04 ± 1.22 3.00 ± 1.18 −0.467 2.97 ± 1.22 3.15 ± 1.15 −1.880 0.589 3.02 ± 1.20

I select only specific

  product
2.33 ± 1.10 2.42 ± 1.06 −1.104 2.42 ± 1.10 2.27 ± 1.03 −1.669 0.377 2.38 ± 1.08

I impulsively purchase food 2.31 ± 1.12 2.34 ± 1.09 −0.278 2.24 ± 1.10 2.55 ± 1.08 −3.521*** 0.627 2.32 ± 1.10

I always eat when a new

  product is released
2.40 ± 1.21 2.21 ± 1.13 −2.235* 2.26 ± 1.20 2.43 ± 1.11 −1.760 0.473 2.31 ± 1.18

I purchase delicious food

  without worrying about the

  money

2.18 ± 1.06 2.10 ± 0.99 −1.073 2.10 ± 1.02 2.25 ± 1.03 −1.837 0.640 2.14 ± 1.03

Factor 3 (Preference) 12.3 ± 3.60 12.1 ± 3.50 −0.778 12.0 ± 3.70 12.6 ± 3.30 −2.418* 1.20 (96.7) 12.2 ± 3.60

1) Mean ± SD, The perfect of each items was 5 points.
Total variance explanatory 46.4%
KMO and Bartlett's test 0.847 (p = 0.000)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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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미만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p < 0.05~p <

0.001), 총점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p < 0.01).

요인 2는 매력성이라고 명명하였고, 6개 항목이 포함되었

다. 각 항목들의 점수는 전체적으로 저조하였는데, 그 중에

서 ‘식품광고에 영향을 받는다’에서 가장 높았고(2.29점/5

점), ‘식품의 색에 영향을 받는다’의 점수(1.79점/5점)가 가

장 낮았다. 성별과 TV시청시간에 따른 각 항목과 총점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요인 3은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선호성으로 명명

하였다. 항목들 중에서 ‘양이 많은 것을 선택한다’하는 경우

가 3.02점/5점으로 높았던 반면 ‘돈에 관계없이 맛이 좋은

식품 구입한다’은 2.14점/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새로운 식품은 반드시 먹어 본다’에서만 남학생(2.40점/5

점)이 여학생(2.21점/5점)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p < 0.05), 총점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TV

시청시간에 따라서는 항목별로는 ‘충동적으로 식품을 구입

한다’에서 2시간 이상의 점수(2.55점/5점)가 유의적으로 더

높았고(p < 0.001), 총점에서도 2시간 이상에서 점수(12.6

점/25점)가 더 높게 나타났다(p < 0.05).

2) 간식구매행동과 간식섭취빈도와의 관련성

간식구매행동과 간식섭취빈도의 상관관계분석결과를 보

면(Table 8) 매력성(r = 0.208, p < 0.001)과 선호성

(r = 0.330, p < 0.001)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으나 상관계수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관계수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TV

시청시간별로 보면 2시간 미만에서 2시간 이상보다 더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간식구매행동이 간식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9) 간식구매행동에서는 선

호성만 채택되었고, 회귀계수(β)가 양으로 간식섭취빈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R2값이 0.108

(F = 91.854, p < 0.001)로, 10.8%의 설명력을 가졌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회귀계수 값(R2 = 0.111)이 남학생

(R2 = 0.102)이 보다 더 높게 나타나 영향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TV시청시간별로는 2시간 미만의 R2가 0.139

이었던 반면 2시간 이상은 0.028로 매우 미비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8.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nack purchasing behaviors and intake frequency of snacks by gender and TV
watching time

Variables Items

Gender TV watching time
Total

(n = 754)Boys

(n = 390)

Girls

(n = 364)

< 2hours

(n = 540)

≥ 2hours

(n = 214)

Snack purchasing

  behaviors

Rationality −0.001 −0.122* −0.027 −0.068 −0.061

Attractiveness −0.203*** −0.219*** −0.240*** −0.141* −0.208***

Preference −0.323*** −0.336*** −0.375*** −0.181** −0.330***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9. Regressio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snack purchasing behaviors on intake frequency of snacks by gender and TV watching
time

Dependent 

variable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
B SE1) β t R2 F value

Frequency of

  snack

  consumption

Gender

Boys

(n = 390)

Constant 1.524 0.120
0.323

12.707***
0.102 45.342***

Preference 0.315 0.047 96.734***

Girls

(n = 364)

Constant 1.496 0.111
0.336

13.511***
0.111 46.220***

Preference 0.299 0.04 96.799***

TV watching

  time 

<2hours

(n = 540)

Constant 1.382 0.088
0.375

15.711***
0.139 88.093***

Preference 0.329 0.035 99.386***

≥ 2hours

(n = 214)

Constant 2.005 0.184
0.181

10.919***
0.028 7.1610**

Preference 0.188 0.070 92.676***

Total (n = 754)
Constant 1.507 0.802

0.330
18.401***

0.108 91.854***
Preference 0.309 0.032 99.584***

1) Standard error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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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

1. 간식관련 식행동 

TV시청은 정적인 생활을 나타내는 좋은 독립지표이며, 신

체, 학습, 인지, 사회적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식습관 형성

과 비만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Min 2002;

Yoon 2002; Temple 등 2007; Cho & Khil 2010).

Kang 등(2004)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하루 평

균 TV 시청시간은 2시간 미만이 30.3%이었고, Im(2010)

의 초등학교 5, 6학년 연구에서는 66.6%이었는데, 본 연구

에서는 71.6%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최근 아동에서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TV시청

시간이 줄어든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Korea Health Statistics

2010)에 의하면 6~11세 아동의 간식섭취빈도는 하루 2회

가 47.7%로 가장 높았고, 1회가 29.7%를 보였는데, 본 연

구에서는 하루 1회가 45.6%로 가장 많았고, 2회 먹는 경우

가 27.5%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Kang 등(2004)

의 연구에서와 같이 TV 시청시간이 길수록 간식섭취횟수가

더 많았는데(p < 0.01), 간식종류와 섭취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간식섭취횟수가 많아질 경우 과잉의 열량섭취로 소

아비만과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TV시

청지도가 필요하겠다.

간식준비방법에서는 Lee 등(2005b)에서 직접 구매 비

율이 19.8%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33.3%를 보여서 과거

에 비해 학생들이 직접 간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식교육시 자연간식의 좋은 점을 소

개하는 것과 함께 간식구매시 합리적인 선택방법에 대한 교

육도 함께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TV시청시간에 따라

서는 2시간 이상에서 직접 간식을 구매하는 비율(43.4%)

이 더 높았다(p < 0.01). 

Park & Lee (2008)의 부산지역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필요할 때 수시로 용돈을 받는 학생

이 전체의 38.0%로 가장 많았고, 한 달에 10,000원~

30,000원의 용돈을 받는 학생이 49.5%로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고, Park (2003)의 연구에서 용돈 중 가장 많이 차

지하는 지출항목으로 간식(68.1%)라고 한 바 있다. Kang

등(2004)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하루 간식비용

으로 1,000원이하가 83.8%로 높았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1,000원 미만’이 48.2%이었고, ‘1,000~2,000원’은

39.1%로 나타나 과거보다 간식구입 비용도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간식구매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같

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간식을 먹는 이유로 ‘배가 고파서’가 79.2%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Oh (2010)의 연구는 53.5%, Cho

등(2010)의 연구는 60.2%를 보였으며, Kang 등(2004)

의 연구에서도 간식 구매 자극요인 1순위로 배가 고파서가

꼽힌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족한 영양소 보충이

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식을 먹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시형과 농촌형을 함께 조사한 Oh (2010)의 연구에서

는 간식을 먹는 장소로 슈퍼마켓(65.5%)과 편의점(19.5%)

의 비율이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29.7%로 낮은 대신 ‘집’(50.9%)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Cho 등(2010)의 도시지역 연구에서도 전체의 76.9%가 집

이라고 하였다. ‘집’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가정에서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간식과 조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한다면

더 영양적인 간식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TV시

청 시간별로는 2시간미만은 ‘집’(54.2%)이 더 높았던 반면

2시간 이상에서는 ‘슈퍼마켓과 편의점’(35.2%)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p < 0.01), 앞서 2시간 이상의 TV시청시간을

가진 학생에서 스스로 사 먹는다의 비율이 더 높았던 것과 직

접 간식구매횟수가 더 많았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간식을 주로 먹는 시간으로는 ‘방과 후 시간’

으로 나타났고, Cho 등(2010)의 초등학교 5, 6학년생 대

상의 연구에서도 오후 학원이 끝난 후가 52.2%로 조사되어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를 마친 오후 시간에 간식을 많이 먹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실제로 간식교육시 학생들이 자

신의 오후활동내용과 시간을 파악하여 저녁식사에 영향을 주

지 않는 시간대에 간식을 먹도록 계획하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2. 간식 선호도와 간식섭취빈도와의 관련성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스크림’(4.03점/5점)으로

나타났는데, Lee 등(2008)의 연구에서도 좋아하는 간식으

로 아이스크림의 빈도가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

로 살펴보면 ‘김밥류’(p < 0.01), '빵류'(p < 0.001), ’면류’

(p < 0.001), ‘어묵류’(p < 0.05), ‘튀김류’(p < 0.05), ‘탄

산음료’(p < 0.001)에서는 남학생의 선호도 점수가 유의적

으로 더 높았던 반면 ‘사탕·초콜릿·캐러멜류’(p < 0.05)

에서는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는데, Park 등(2008)의 중

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아이스크림, 우유·유제품에서는 남

학생이, 과자 및 빵류, 만두·떡볶이에서는 여학생의 선호도

가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Her 등

(2008)의 청소년의 음료 선호도 연구에서 총점에 있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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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선호도 총

점이 여학생보다 더 높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1).

TV시청시간에 따라서는 12종류 간식 중에서 ‘아이스크림’

(p < 0.05), ‘빵류’(p < 0.05), ‘과자류’(p < 0.05), ‘면류’

(p < 0.05), ‘튀김류’(p < 0.05), ‘탄산음료’(p < 0.01), ‘사

탕·초콜릿·캐러멜류’(p < 0.01)의 7종류와 총점에 있어

서 2시간 이상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1). 

간식섭취빈도점수는 Her 등(2008)의 연구에서와 같이

선호도점수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선호도에서 3

위를 차지하였던 ‘우유·유제품’(3.47점/6점)의 점수가 가

장 높았고, 선호도에서 4위를 차지하였던 ‘김밥류’(1.75점/

6점)의 점수가 12위로 가장 낮았다. Oh (2010)의 연구에

서는 평소에 자주 사 먹는 식품으로 과자류(18.8%)와 아이

스크림류(14.5%), 사탕·초콜릿·캐러멜류(12.6%), 우

유·유제품류(12.0%)의 비율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Beak 등(2007)의 연구에서는 빙과류(56.4%)와 과자류

(25.2%)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반면 Kang 등(2004)의

연구에서는 우유·유제품(4.29회), 스낵·과자류(2.27

회), 빙과류(2.27회)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들 연구에서 구매 순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우유인데, 우유의 경우 학교급식으로 주 5회 제공되는

식품으로서 사 먹는가와 먹는가의 질문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생들이 섭취하는 간식의 대부분은 가공식

품이었는데, 가공식품에는 식품첨가물과 많은 양의 당, 나트

륨, 지방, 열량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아비만, 아토피, 충치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영양표시읽기 교육을 통하

여 되도록 영양적인 간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Lee 등 2008; Kang & Yoon 2009; Cho 등 2010;

Lee & Yoon 2011). 성별로는 선호도에서 ‘빵류’의 남학생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섭취빈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선호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던

‘우유·유제품’에서는 여학생의 섭취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p < 0.05). 그 외에는 선호도와 마찬가지로

‘사탕·초콜릿·캐러멜류’(p < 0.05)에서는 여학생의 점수

가 더 높았고, ‘면류’(p < 0.01), ‘탄산음료’(p < 0.001),

‘어묵류’(p < 0.05), ‘튀김류’(p < 0.01), ‘김밥’(p < 0.001)

에서는 남학생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 Yoo(2011)

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에서 초콜릿·사탕류, 남학생에서는

탄산음료의 섭취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TV시청시간별로

보면 선호도에서는 7종류의 간식에서 2시간 이상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았는데, 섭취빈도에서는 ‘우유·유제품’을

제외하고 11종류의 간식에 대하여 점수가 유의적으로 더 높

게 나타났고(p < 0.05~p < 0.001), 총점에서도 2시간 이

상의 점수가 더 높았다(p < 0.001).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

구에 이용된 간식들이 대부분 구매가 가능한 것이고 간식관

련 식행동 결과에서 2시간 이상에서 간식섭취횟수뿐만 아니

라 직접 간식구매횟수가 높았던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Kang 등(2004)의 연구에서도 간식빈도가 높

을수록 우유 구매빈도는 감소하고, TV시청시간이 길수록 과

자류, 빙과류, 라면, 사탕류 및 짜장면의 구매빈도가 증가하

였다고 하였으며, Cho & Khil (2010)의 연구에서도 TV시

청시간이 길어질수록 식습관 점수가 좋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간식 선호도와 섭취빈도의 상관계수는 모든

간식종류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전체 상관계수(r)는 0.454(p < 0.001)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패스트푸드의 선호도와 섭취빈도의 상관

관계를 연구한 Her 등(2007)의 연구에서 보인 r =

0.327(p < 0.001)과 음료의 선호도와 섭취빈도를 연구한

결과(Her 등 2008)인 r = 0.391(p < 0.001)과 보다 높

게 나타났고, 설명력도 Her 등(2008)의 연구에서는 15.3%

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 높은 20.5%의 설명력을 보

였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활동들을 통하여 권장하는 간식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섭취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3. 간식구매행동과 간식섭취빈도와의 관련성

간식구매행동의 18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

은 합리성 영역의 식품구입시 ‘유통기한 확인한다’는 것과

‘가격을 비교한다’이었는데, Cho 등(2010)의 연구에서도

간식을 선택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한다는 아동이 4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격을 확인한다(27.4%)로 본 연

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고, Oh (2010)의 연구에서도 식품표

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유통기

한·제조년월일(47.3%)과 가격(27.0%)을 꼽았다. 성별

로는 여학생에서, TV시청시간에 따라서는 2시간 미만에서

더 합리적인 간식구매행동을 가지고 있었다. 간식구매시 유

통기한 확인은 매우 긍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되며, 더불어

서 식품성분과 첨가물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영양표시를

비교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Min(2002)의 연구에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TV영역으

로 48.3%가 텔레비전 광고라고 하였고, Kim & Kang

(1997)의 연구에서 TV광고를 보고 가장 사고 싶었던 것으

로 컴퓨터·게임기(47.1%)와 신발·옷(25.0%)은 비율이

높았던 반면 식품류는 6.5%로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경제적인 수준의 향상으로 먹는 것 보다는 다른 문화적인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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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식

품광고에 영향을 받는다’가 요인 2인 매력성을 구성하는 항

목들 중에서는 점수가 가장 높기는 하였으나 2.29점/5점이

었다. 그리고 Oh(2010)의 연구에서 여학생에서 남학생보

다 식품광고(p < 0.05)와 제품의 이름(p < 0.05)이 구입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p < 0.05), 본 연구에서도 비슷

한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Lee

등(2005b)의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군

것질을 할 때 누구의 의견을 가장 많이 참고하는지에 대한 문

항에서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부모님, 친구들 순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합

리성 영역의 ‘부모님 의견을 따른다’의 점수가 매력성 영역

의 ‘친구가 사는 것으로 구입한다’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바람직한 간식섭

취와 관련된 교육도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보통 간식량은 배고픔을 해소할 정도로의 양을 권장하는

데 요인 3인 선호성 영역 중에서 ‘양이 많은 것을 선택한다’

하는 경우가 3.02점/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식을 먹

는 이유로 ‘배가 고파서’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과 관련지

어볼 수 있겠는데, 간식교육시 적절한 간식량에 대한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돈에 관계없이 맛이 좋은 식

품 구입한다’(2.14점/5점)의 점수는 낮았는데, 요인 1인 합

리성 영역에서 ‘식품구입시 가격을 비교한다’의 점수가 높았

던 것을 볼 때 학생들이 간식 구매시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

는다고 생각된다. 한편 Park & Lee (2008)의 연구에서 간

식구매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전체의 56.9%가 맛이라

고 하였고, Kang 등(2004)의 연구에서도 맛을 1순위로 꼽

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맛이 좋은 식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구입한다’의 점수가 2.14점/5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성

별로는 ‘새로운 식품은 반드시 먹어본다’에서만 남학생(2.40

점/5점)이 여학생(2.21점/5점)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은 점

수를 보였고(p < 0.05), Oh (2010)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

과를 얻었다. TV시청시간에 따라서는 항목별로는 ‘충동적

으로 식품을 구입한다’에서만 2시간 이상의 점수(2.55점/5

점)가 유의적으로 더 높아서(p < 0.001) TV시청 시간이

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간식선택에 대한 교육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간식구매행동과 간식섭취빈도의 상관관계는 합리성은 유

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매력성(r = 0.208, p <

0.001)과 선호성(r = 0.330, p < 0.001)이 유의적인 양의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영향력 정도를 보기 위해 회귀분석

한 결과 선호성 만이 채택되었고, 10.8%의 설명력을 보였

다. 성별로는 상관관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선

호성이 간식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학생(R2 = 0.111)

이 남학생(R2 = 0.102)이 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TV시청

시간별로는 2시간 미만의 상관계수가 더 높았던 것과 같이

영향력도 2시간 미만(R2 = 0.139)에서 더 크게 미치고 있

었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경남 일부지역 초등학교 5, 6학년생 754명을

대상으로 간식선호도, 간식구매행동과 간식섭취와의 관련성

을 성별과 TV시청시간별로 알아보기 위하여 행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식섭취횟수는 하루 1회가 45.6%로 가장 많았고, TV

시청시간이 길수록 간식섭취횟수가 더 많았다(p < 0.01).

간식준비방법에서 아동이 직접 간식을 구매하는 경우는

33.3%이었고, TV시청시간이 길수록 직접 간식을 구매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p < 0.01). 간식을 먹는 이유로 대부분

‘배가 고파서’(79.2%)라고 하였고, 간식을 먹는 장소로는

‘집’(50.9%)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를 마친 오

후 시간에 간식을 먹고 있었다. 

2.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간식은 ‘아이스크림’(4.03점/

5점)이었고, 선호도 총점의 경우 남학생(p < 0.01)과 2시

간 이상의 TV시청시간 학생(p < 0.01)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 간식섭취빈도는 ‘우유·유제품’(3.47점/6점)의 점

수가 가장 높았고, ‘김밥류’(1.75점/6점)의 점수가 가장 낮

았다. 성별로는 섭취빈도 총점에서 차이가 없었던 반면 TV

시청시간별로는 2시간 이상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

(p < 0.001). 간식 선호도와 섭취빈도의 상관계수는 모든

간식종류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전체 상관계수(r)는 0.454(p < 0.001)이었

고, 20.5%의 설명력을 보였다. 

3. 간식구매행동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식품

구입시 ‘유통기한 확인한다’는 것과 ‘가격을 비교한다’이었

고, 성별로는 여학생(p < 0.001)에서, TV시청시간에 따라

서는 2시간 미만(p < 0.01)에서 더 합리적인 간식구매행동

을 가지고 있었다. 매력성 영역에서는 ‘식품광고에 영향을 받

는다’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성별, TV시청시간에 따른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선호성 영역에서는 ‘양이 많은 것을

선택한다’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총점에서 성별에 따른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TV시청시간에 따라서는 2시간 이상

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p < 0.05). 간식구매행동

과 간식섭취빈도의 상관관계는 매력성(r = 0.208, p <

0.001)과 선호성(r = 0.330, p < 0.001)이 유의적인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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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회귀분석한 결과 선호성 만이 채택

되었고, 10.8%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직접 간식구매비율과 간

식구매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이들 소비자들에게 식

품표시와 영양표시 읽기와 같은 적절한 간식구매능력을 함

양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현재 아동들이 선

호하는 간식들은 대부분 가공식품들로, 우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당, 지방, 나트륨, 열량이 높은 영양상의 문제점을 가

지고 있어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간식제품의 개발노력이 필요하다. 더

불어 실제적인 간식교육을 통하여 1일 권장하는 간식섭취횟

수, 간식량, 간식식품, 조리방법, 자연식품 간식의 좋은 점 등

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다. 간식교육 시 본 연구에서 간식

선호도가 섭취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성장과 건

강에 도움이 되는 간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선호도

를 높일 필요가 있겠고, 또한 유통기한, 가격, 광고, 부모님의

의견, 원산지, 제품의 양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것

으로 나타나 이들 사항을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본

연구가 한정된 12종류의 간식만을 가지고 수행된 바 보다 좀

더 다양한 종류의 간식을 가지고 간식에 대한 영양지식과 선

호도, 그리고 실제섭취의 관계를 밝히는 체계적인 연구가 뒷

받침되어야 하겠다. 또한 TV시청시간이 길수록 간식섭취횟

수와 직접 간식구매비율이 높고, 가공식품 간식 선호도와 섭

취빈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비합리적인 간식구매행동

을 가지고 있었던 바 TV시청시간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올바른 TV시청방법과 간식섭취에 대한 지도가 행해

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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