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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동  과체 과 만  개 도상국이나 진

국 모 에  가 는  계 인 상  

만  원인 건강과  험이나 료 법 , 

등에  사회 인 담 이 고 있다

 동  과체(Mareno N. 2014). (BMI

과 만85th percentile) (BMI 95th percentile) ≥ ≥

생   에     동1990 4.2% 2010 6.7% 20

 르게 증가 여 며 에는 에 , 2020 9.1%

달  것  보고 고 있다(de Onis M.·Blossner 

특히 미국   M. & Borghi E. 2010). 

동  가 과체 이고 는 만  21.2% 10.4%

체  동  약 이 체 과  1/3

를 가지고 있 며 우(Ogden C. L. et al., 2010), 

리나라도 이보다는 낮지만 약   6.4%

동이 만상태에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어린 동  만  장 단  건강 를 ·

  있 며 이러  향이 인  이후, 

학령 기 아동의 비만에 한 아버지의 인식 유형 

  아 

경 학( )

The Typology of Childhood Obesity of Fa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Euna PARK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raditionally, fathers have been a bread earner and responsible for external matters as the head of 

household. However, the interest of today's fathers in their children has changed from that of the 

traditional fathers due to the increased employment of female, decreased birth rate and the trend of shared 

role in paren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ption type of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regarding obes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e by applying Q-methodology, and to create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for fathers or policy-making to prevent child 

obesity. Data were collected by applying 38 Q statements to 24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PC QUANL program. Results indicate that fathers' perception of obesity was 

divided into three types: 'management of physical activity and diet,' 'generous acknowledgment of reality' 

and 'compromised emphasis on homemade meal.' The 'compromised emphasis on homemade meal' type is 

those who consider homemade food important, although they sometimes suggest conditions to make their 

children cooperative for food. It was found that the subject of the study uniformly recognized that 

processed foods, fast foods or chocolates are harmful to health. The type of fathers' perception of obesity 

in preschool children was discussed, focusing on the perception type identifi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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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지속   있다는 에  가 다

단  만   부(Singh A. S. et al., 2008). 

인 신체상  이나 자존감 우울 당, , 

뇨 고  등  생과 며 장 는 , , 

심 계 질 이나 조 사망 등과 어 있다

(Daniels S. R. 2006). 

등  연구에 르면 동 만  Pinard (2011)

주요 원인  식 취  신체 동 경  변  

 에 지 소  불균  이며 특히 가, 

경  건강  식과 신체 동  장 는 요인

이  도 있고 히  해 는 원인이   

있다고 보 다 가  동  사회 신체  . ·

달 경  요  역  담당 며 신체 동, 

이나 식이행동  택    모델이 므  

동  건강행  체 상태에 향  미   있

다  동  부모는 나 청소  . 

자 를  부모에 해 자  함께 보내는 시간

이   편이지만 자  체  과소평가, 

는 도가 가장 높  군이다(Remmers T. et al., 

라  자 가 만 상태임에도 불구 고 2014). 

이를 상체  해 는  역시  62.4%

높게 나타났다(Rietmeijer-Mentink M. et al., 2013). 

특히  동  버지는 어 니보다, 

규직이 규직보다 만에  인식 도가 

낮고(Hope A.·Hirschler C. & Konopack J. 2014) 

것  나타나(Rietmeijer-Mentink  M. et al., 

 동  만 재에  큰 이 2013) 

  있는 집단이라는 에  이들  인식  

인 는 것이 요 다. 

 여  취업  증가  가사나 자 양  등

 부부 간에 공평 게 분담해야 다는 여 주

 이  향 그리고 출생   등과 같  

사회 인 요인  변  새 운 버지  역

에  가 었다(Kang Ran-Hae 

어 니  버지는 동에게 각  다른 자2000). 

극  공 고 이러  차이가 동  달에 미

는 효과가 커진다 는 (Fagan J. & Palm G. 2004)

에  버지  자  만에  인식  인

 요가 있다고 볼  있다.

동 만에  국외  행연구에 는 달

단계별  만에  연구가 체계  이루어

고 차 그 상연   낮  재는 , 

모 나 분 고 식 등  칼 리 취량, 

에  연구(Gaffney K.,·Lucero A. & Stoner L. 

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2014) . 

는 주   이후  상자에  만연

구는 많지만  동  만  살펴본 연

구는 소 에 불과 다(Park Sun-Ju et al., 2008; 

La Jin-Suk·Chae Sun-Mi 2013). 

법  개인마다 다르게 인식   있는 Q

태도  경험  객 에 용 고 인간  주

 심    있는 연구 법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 신 가  등  , , 

는 법  사용   있다(Whang Sang-Min · 

개인  인Yoo Sang-Won · Chon Hae-Won 2013). 

식  틀  상황과 맥락  향   에 맥

락에 른 개인  주  틀  지 고

는 사건  미에  이 불가능 다

라  (Whang Sang-Min · Choe Eun-Hae 2002). 

 동  만 상에  이해는 만 

그 자체  속  뿐 니라 가 경  

버지  향과 같  상황과 맥락에 른 만에 

 개인  주 에  이해를 요  다. 

본 연구에 는 법  이용 여  Q

동   버지  만에  인식  틀  인

고 이를 통해  동   버지  , 

만에  인식 별 특  조명 고자 

다. 

연구방법 . Ⅱ

연구설계1. 

본 연구는  동   버지  만

에  주  견해를   법  

법  용 여 인식  고 그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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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특    탐색  연구이다.

자료수집 차2. 

모집단 구   본  2.1 Q Q

연구에 요  집  항목  집합체   Q

 에  공 는 많  견  구  

체 인 통합체를 모집단이라고 다Q (Kim 

모집단  구  해 Hung-Kyu 2008). Q

 동  만과  내용  헌과 행연

구 심 면담과 개  질 지를 통 여 모집단, Q

 추출 다 이를  첫 단계는 헌과 . 

행연구  통 여 추출  자료들  진  , 

내용이 복 지 도  리 여 개  진122

 추출 다 다  단계   동  . 

 어 니  버지를 심  면담 다 인당 . 1

면담에 소요  시간  분 분이었고 면담 시 70 ~90

질 내용  동  만에 해 어떻게 생각“

십니 동  만이 생 는 원인에는 어?”, “

떠  것이 있다고 생각 십니 이었다 이러?” . 

 과  다양  견  얻고 면담자료가 포

 지 진행 며 상자가 진  내용, 

 사 여  원 자료에   동

 만과  진  개  추출 다102 . 

이러   단계  과  거쳐  개  진224

 추출 여 모집단  다 집  Q . Q

모집단  여러 번 복 여 읽어가면   

동  만에  부모  인식이 같  진

 나  범주  통합 여 개  범주를 도출5

며 각 범주에 속  진  소 개부  , 3

 개 지 다양 게 나타났다 이들 진  17 . 

에  상이 며 가장 변별 이 높  진  42

개를 본  도출 다Q .

도출  항목  신뢰도 검증  해  

동   어 니 인과 버지 인  명에 3 2 5

 가 이루어 며 이 과  통해 pilot test

모   는 단어 택 맥  상충 여부 , 

등  인 여 개  진  외  개 4 38

항  본  다 본 연구  내용타당Q . 

도 검증  인  법  가  인  간2 Q 2

과 를 통해 이루어 다.

본 2.2 P

법  개인 간  차이가 니라 개인 내Q

 요  차이를 다루는 것이므  본  P

에 있어 는 런 이 없고 가 커지면 통

계  를 갖게 다(Kim Hung-Kyu 

이러  근거  본  인구사회  특2008). P

 고 여  월부  월 지  2014 11 12 3~5

 동   버지 명  편 집24

다. 

분2.3 Q

법  원리에 라 개  진  자신Q 38

 견에 라 가장 동 는 항목에 부  가

장 는 항   척도 상에 분 도  9

다 자 분포  경우에는 통계가 어  . 

에 법  원리에 해 상분포에 가 운 Q

식  강 분포를 도  다  추. Q

가 인 해  해 가장 동 는 항과 동

지 는 항  번  택이 를 질

다 분 에는 분 도  시간이 소요 었. Q 30~40

다.

윤리  고려3. 

본 연구는  생명 리 원회에  K

승인  다 연(IRB No. 1010460-A-2014-009) . 

구 상자에게 연구  목 과 진행 차를 명  

후 자 인 참여 에 참여 동 에 명  

다 연구가 진행 는 동  상자가 원 지 . 

면 연구에  참여 사를 언 든지 철회  

 있 며 어떠  불이익도 없다는 것  명

다  집  자료  내용  연구  목. 

만 사용  것이며 참여자  개인 보는  

보장  명 다 이러  차를 통 여 . 

상자  리 인 면  고 고자  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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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방법4. 

본  명 자료를 집 여  척도  P 24 9

여 다 자료 분  . PC QUANL 

그램  이용 여 각 항목  주요, 

인분  실시 다 가장 이상 인 요인  . 

결 과 체 변량에  명  높이  해 

이상   요인 를 다양Eigen value 1.0 

게 입 시  산출  결과  이라고 단

  택 여 분 다.

연구 결과 . Ⅲ

유형별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1. Q

인자가 치

연구 상자들  별 일  특  다 과 

같다 참조 본 연구에 는 인자가(<Table 1> ). 

가 이상   가 높  각 1.0 

에   갖는 것  명 다  . 1

에  갖는 상자는  명  4 P08

 인자가  는 인자가  1.0372, P12 1.2030, 

 인자가   인자가P21 1.5779, P23

고  에  갖는 상자는 1.3692 , 2

 명   인자가   인자3 P11 1.4764, P18

가  는 인자가  이었고2.2865, P19 1.5411 , 

 에  갖는 상자는  명  3 1

 인자가 는 이었다P01 1.0144 . 

유형의 형성2. Q

그램  이용 여  PC-QUANL 

동  만에  버지 인식  주  조사

 결과  가지  분 었다(<Table 2> 

참조). 

본 연구에  분   동  만에 

 버지 인식   가지는 각각 특 에 

라  신체 동 식습  리  1 ‘ · ’, 2

 실  타  가‘ ’, 3 ‘

식 시  명명 다’ .

유형의 특성  해석3. Q

 동  만에  버지   가

지 인식 별 특  분  여 요인Q

에 분포  진  내용  일  특 과 조사 상

자 본 가 답 시 양극단  택  이(P )

를 직  게  내용  참고  미를 부여

여 해 다. 

 동  만에  버지   가

지 인식 에  부 인 명  다 과 같

다.

  신체 동 식습  리3.1 1 : ·

 에 속  상자는 모  명1 9 , 

 졸 명 원졸 명이었다 는 이8 , 1 . BMI 24 

상이 명 미만이 명이었고 맞벌이는 는 6 , 24 3 , 

가 이 명 지 는 가 이 명이었다 자  2 , 7 . 

별  남  명 여  명이었 며 평균연  6 , 3 , 

    가장 연 이 높게 나타났40.22

다.

 에  이상   나1 ±1 (Z-score)

타난  진 항들  타 과 해 본 결

과  에  가장 인 동 를 보인 진1

 항 어른  극 인 놀이 동 참여는 ‘

이  신체 동량  늘 다 건강  이는 ’,‘

동 이고 에 지가 다 가공식품 스트푸’,‘

드 릿 등  건강에 해롭다 건강 지  ’,‘

양 취는 심장병 당뇨  건강  등  일, , 

킬  있다 좋  식습 에 해 지만 실천이 ’,‘

어 다 가족건강  해 스트푸드나 가공식품’,‘

 가  다  나타났다’ .

 가장 부 인 동 를 보인 진  

항 창 커야  나이이  에 이  체‘

에 해 걱 지 는다 버지  식습  ’,‘

이에게 크게 향  미 지 는다 이가  ’,‘

  식탁에 있지 못 고 움직이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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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D
Factor

weight
Age

Educational

background
BMI

Dual

earner

Baby

gender

Baby

age

Type 1

(n=9)

7 0.9920 38 university 22.98 no male 5

8 1.0372 35 graduate school 25.18 yes male 4

12 1.2030 47 university 25.10 yes male 5

14 0.4845 47 university 24.69 no female 5

20 0.8513 40 university 23.66 yes female 5

21 1.5779 39 university 36.62 no male 4

22 0.6098 40 university 25.25 no male 5

23 1.3692 37 university 20.89 no female 4

24 0.3906 39 university 26.12 no male 5

Type 2

(n=11)

3 0.6011 46 high school 27.42 yes female 5

4 0.6935 36 university 26.12 yes male 5

5 0.3242 38 university 27.44 yes female 4

6 0.9879 33 university 22.98 no female 5

10 0.5603 39 graduate school 25.10 yes male 5

11 1.4764 45 university 22.77 yes female 5

15 0.1230 38 university 27.17 yes male 5

16 0.7269 34 university 25.18 no male 4

17 0.2761 39 university 22.09 yes male 4

18 2.2865 36 university 20.90 yes female 4

19 1.5411 37 university 21.95 yes male 5

Type 3

(n=4)

1 1.0144 37 university 20.04 no female 4

2 0.4890 36 university 23.88 yes male 3

9 0.6438 35 university 22.38 no female 5

13 0.3827 40 university 22.98 yes female 4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s of P sample

다니면 라도 인다 이가  잘 지 ’,‘

면 종 에 상 없이 간식이라도 잘 면 

다 이  신체 동 해요인  원에  신’,‘

체 동 참여 회가 거  없  이다  ’

나타났다.

  는 상자 번 본 는 1 (21 P ) 39 

이며  남 를 고 있다 이 , BMI 36.6 4 . 

상자가 가장 이거나 부  동  진

 택이 는 다 과 같다 동 는 이 는 . 

이들  직 스스  조   있는 능 이 “

부족 다고 생각 며 양  해  주거나 겨놓

고 없다고 다 직  이가 어  어른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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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tatements

Z-score

Type 1

(n=9)

Type 2

(n=11)

Type 3

(n=4)

1 I do not use salt a lot for health of our family 0.6 1.2 1.0

2 Our family does not eat balanced meals -0.8 0.6 0.3

3 I do hide food from my children when they try to eat more 0.9 -2.1 0.4

4 I do not worry about children’s weight since they are at the stage to grow rapidly -1.7 1.3 -1.2

5 I’m afraid of my binge eating tendencies affect the eating habits of child 0.6 -0.8 -0.4

6
Unbalanced nutrition intake can cause cardiovascular diseases, diabetes, and bone 
weakness 1.4 1.9 0.2

7 During the weekend, I usually make foods my children like 0.5 1.5 -0.5

8 Healthy children are active and energetic 2.0 2.0 0.4

9 Obstacles to children’s physical activity are TV and computers 0.9 1.3 0.4

10 To prevent obesity I have enough physical activity time with my child -0.3 -0.9 -0.2

11 The obstacle to children’s physical activity is due to lack of physical activity in 
the kindergarten

-1.0 -1.1 0.3

12 It's different from the values for obesity between parents of child -0.4 -0.2 0.7

13 I know about good eating habits but It’s difficult to practice 1.4 1.6 0.4

14 Obese children are difficult to participate in physical activities because of 
obesity itself

-0.3 -1.5 -1.3

15
Fast food and processed foods should be avoided as much as possible for 
your family health 1.4 0.7 0.8

16 My child eat fruits and vegetables 2-3 times a day -0.8 0.5 -1.0

17 It’s fine to eat fast food about once a week -0.3 0.2 -0.6

18 Unhealthy food is more convenient and cheaper than healthy food -0.1 0.3 -0.0

19 I do reprimand my children when they choose not to eat 0.5 0.3 -1.7

20 I always busy so I rely on fast food -0.3 0.0 -1.4

21 Father’s eating habit does not have a heavy influence upon children -1.7 -1.3 -0.5

22 I turn TV or videos while children are eating to make them eat better -0.8 -0.2 0.7

23 Adults’ active play increases children’s physical activity 2.0 1.0 -0.9

24 Processed food, fast food, and chocolates are not healthy 1.7 0.7 1.4

25 It’s difficult to maintain good health by walking for 30 minutes a day -0.6 -0.7 -1.1

26 It’s not good for child health to add fat -0.4 -0.5 -1.2

27 Although I know that chemical seasonings are included in the food, I choose to 
have that food to make my children eat 

-1.0 -0.8 -0.9

28 It is okay for children to eat any types of snacks if they do not eat meal -1.4 -0.5 -1.2

29 I don’t care about eating midnight snack with my child -1.0 -0.8 -0.0

30 I feed my children for every meal 0.5 -1.0 1.8

31 I could cook better food if we were to financially better off 0.1 -0.4 0.0

32 Home-made meals are healthier than food from outside places 0.7 0.5 2.8

33 I choose a kindergarten providing diverse food or physical activities to prevent 
children’s obesity

-0.3 -1.3 -0.0

34 Parents’ habits of eating unbalanced meals affect children’s eating habits as well 0.2 -0.1 0.5

35 Physical activity disturbances in children is due to safety issues -0.0 -0.9 1.0

36 I make fried rice to feed vegetable 0.3 -0.9 -0.3

37
I follow around my children to feed them when they do not stay in the kitchen 
table and move around -1.7 0.0 0.0

38 If my child do not or too much eat, I negotiate with my child -0.9 0.3 1.8

<Table 2> Q statements and Z-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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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놀 주거나 지  주어야 므  함께 있

지 못 는 상황에 는 외부 동이나 신체 동  

가 어 다 다 동 지  이 는 만” . “

 이이는 조 증이 다고 니 걱 이 어 

체 에 항상 신경 쓰는 편이다 이  식사를 ”,“

같이 고 내도 내가 좋 는 식 주  

다보면 이도 함께 게 며 를 좋, 

는 내 식습 이 이  체 증가에 크게 향  

미 는 것 같다 고 다” . 

 에 속  상자들  특  종합해보1

면 부모가 개입  해 라도 이  신체 동  

늘리  해 노 고 식  폭식 거나 거부

는 것  막    훈  며 체 에 

신경 쓰고 균 식  공  해 노 는 사

람들이다 이러   버지를 신체 동 식습. ‘ ·

 리  명명 다’ .

   실3.2 2 : 

 에 속  상자는 모  명2 11 , 

 졸 명 고졸과 원졸이 각각 명이었9 , 1

다 는 이상이 명 미만이 명이었고. BMI 24 6 , 24 5 , 

맞벌이는 는 가 이 명 지 는 가 이 9 , 2

명  부부모 가 직장생  고 있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자  별  남  명 여  명. 6 , 5

 슷 고 평균연   나타났, 38.27

다.

 에  이상   나2 ±1 (Z-score)

타난  진 항들  타 과 해 본 결

과  에  가장 인 동 를 보인 진2

 항 건강  이는 동 이고 에 지‘

가 다 건강 지  양 취는 심장병’,‘ , 

당뇨  건강  등  일 킬  있다 좋  , ’,‘

식습 에 해 지만 실천이 어 다 주말에 ’, ‘

는 식  이가 좋 는 식 주  다’,

이  신체 동 해요인  컴퓨  등이‘ TV, 

다 창 커야  나이이  에 이  체’,‘

에 해 걱 지 는다 나는 우리 가족  건’,‘

강  해 식  간  싱겁게 다  나타’

났다.

 가장 부 인 동 를 보인 진  

항 이가 많이 고 면 식   보‘

이는 곳에 운다 만 동이 신체 동에 잘 ’, ‘

참여 지 못 는 것  만자체 이다 이 ’, ‘

만  해 거리 신체 동이 다양  , 

원  택 다 버지  식습  이에게 ’, ‘

크게 향  미 지 는다 이  신체 동 ’, ‘

해요인  원에  신체 동 참여 회가 거

 없  이다  나타났다’ .

  는 상자 번 본 는 2 (18 P ) 36

이며  여 를 고 있다 이 , BMI 20.9 4 . 

상자가 가장 이거나 부  동  진

 택이 는 다 과 같다 동 는 이 는. 

내가 일  고 있어 직  식  해 이는 “

것이 실   어 고 어른들  에  

 회가 많  좋  식습  갖게  힘들

다 우리 이는  잘 지  이는 것 ”,“

자체가 힘들어 균  찾  어 다  식에 . 

 다가 다면 소원이 없겠다 다 동 지 ” . 

 이 는 이  만  원보다는 부모  “

심과 동  동이  요 다 재 사  ”,“

상 원  거리 등  고 해  택 는 것

 불가능  일이다 라고 다” . 

 에 속  상자들  특  종합해보2

면 재를 자 장에  요  시  보고 체

리보다는 자  취향  이며 원 , 

택에 도 거리나 신체 동 주  고

보다 집에  가 운 곳  고르는 사람들이다. 

이러   버지를  실  ‘ ’

명명 다.

  타  가 식 시3.3 3 : 

 에 속  상자는 모  명3 4 , 

 모  졸이었다 는 모  미만 이었. BMI 24 

고 맞벌이는 는 가 과 지 는 가 이 동, 

일 다 자  별  남  명 여  명이었. 1 , 3

고 평균연     가장 연 이 , 37 , 



- 621 -

낮  것  나타났다.

 에  이상   나3 ±1 (Z-score)

타난  진 항들  타 과 해 본 결

과  에  가장 인 동 를 보인 진1

 항 집에  만든 식이 사 는 것보‘

다  건강 다 식   많이  거’,‘

나  고 면 이거 다 면 등  조건~ 

 건다 나는 이  식사를 잘 챙겨 이고 있’,‘

다 가공식품 스트푸드 릿 등  건강에 해’,‘

롭다  나타났다’ .

 가장 부 인 동 를 보인 진  

항 이가  잘 지 면 종 에 상‘

없이 간식이라도 잘 면 찮다 이가 식’,‘

 지  면 야단  쳐 라도 게 

다 생 이   빨리 쉽게   있는 ’,‘

식에 존 다 만 동이 신체 동에 잘 참’,‘

여 지 못 는 것  만자체 이다 창 커’,‘

야  나이이  에 이  체 에 해 걱

지 는다 이 식단에 지 이 들어가는 것  ’,‘

건강에 좋지 다 매일 분 도 걷는 것만’,‘ 30

는 건강 지가 어 다  나타났다’ . 

  는 상자 번 본 는 3 (1 P ) 37

이며  여 를 고 있다 이 , BMI 20.04 4 . 

상자가 가장 이거나 부  동  진

 택이 는 다 과 같다 동 는 이 는. 

부  등  몸에 좋지 고 믿   있는 재료“

 조리를 통  식이 좋다 다 동 지 ” . 

 이 는 식단  종 나 재료를 신경 써야 고 “

부모  식습 동량에 라 이  습 이 결, 

다고 생각 다 라고 다” . 

 에 속  상자들  특  종합해보3

면 집에  만든 식  건강함  고 잘 챙겨 

이고 있 며 버지  식습 이 이에게 별다

른 향  미 지 는 것  생각 다 면 . 

이  동  외부 경  험 원  , 

인식부족  생각 며 식  잘 게 , 

 해 타  시 는 사람들이다 이러  . 

 버지를 타  가 식 시  명‘ ’

명 다. 

 간  공통  견해3.4 

 동  만에  버지  인식 

  가지  나 어  있 며 각 

마다 뚜  특  나타내었다 그러나  . 

에  공통 인 견해를 보인 항목 가공식품이‘

나 스트푸드 릿 등  건강에 해롭다  나, ’

타났다. 

논 의 . Ⅳ

본 연구는 법  이용 여  자Q

를  버지  만에  인식  분  

결과 신체 동 식습  리  실‘ · ’,‘

타  가 식 시  가지  ’,‘ ’ 3

인 었다 이를 통해 만에  각 인식 이 . 

주는 미  별 특  논 고자 다. 

 인 신체 동 식습  리  만과 1 ‘ · ’

건강   잘 이해 고 있어 부모가 이

를 건강 게 키우  해 는 힘들지만 신체 동

이나 식사 리에 극  개입해야 다고 생

각 는 이다 른 식습   해 식. 

탁  시 고 버지  식습 이 자 에게 , 

그  달   있다는 것에 해 도 걱

고 있는 사람들이다 신체 동 식습  리  . 

버지 명  명이 가 이상  9 6 BMI 24 , 

  만  사람  가 가장 많 다. Gattshall 

등 에 르면 가 경  식과 신체 동(2008)

에  요  변 가 며 부모가 른  모, 

델  역  다 고 건강  식사  신체 동

에  주  가지고 있는 것이 동 만 리

에  요 다고 보 다 이  같  맥락에  이 . 

 버지는 가  경  면에  자신  

체 에 해 인지 고 자 에게 만이 생 지 

도  신체 동이나 식습  리  요가 있

 것  생각 다    다른 에 . 1

해 남  명  명 이 높 는데 이는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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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버지가 가장 많이 는 동

이 신체 동  포함  

놀이 동이고 그 다  일상생 이나 훈, 

지도 동   나타났다는 연구결과(Lee 

에 처럼 자  Ja-Hyung·Kim Hye-Young 2004)

별에 라 버지  인식이 달라질  있  

미 다.

  체 연구 상자 에  명  2 11

가장 많  사람이 속  실 이다‘ ’ . 

이들  건강  식습  요 에 해  인식  

고 있지만 부모가 모  직장생  는 경우 

이를 엄격 게 지키 가 힘들고 가족이 함께 모

이는 주말에는 가  이  식  주  식

 택 고 있었다  만이 이후  . 

달단계에 지 향  미 다고는 생각 지 

며 이  장  해 이가 원 는  식

 공해야 다고 생각 다  . Myers

 연구에 르면 만 동 부모  Vargas(2000)

약  이  식 취에 해 별다른  1/3

지 며 나 지 약  부모만이 간식 취, 1/2

를 며 도  부모만이 단 료  , 3.5-5% 

취를 고 신체 동  늘 야 다고 생각

고 있어 본 연구   실  버

지  사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부모 . 

 버지는 어 니보다 동  체 에 해  

여 실  자 가 만상태이 라도 상 

체  해 는 경향이  높 다(Remmers T. 

는 에    버지를 상et al., 2014) 2

  자  만   그램  개  

요가 있겠다.  

 인 타  가 식 시  집에  3 ‘ ’

만든 식  건강함에 해 잘 고 자 에게 

공  해 노 지만  동  달  

특  상 주변 경에  심이나 동량이 높

 식에 심  보이지 는 경우가 많  이

에게 식사 후 보상  약속 는 등  타  

는 경우가 많다 이가 잘  거나 늦게 . 

는다고 해  다른 종  식  이거나 큰 소

리를 내는 것에 해 는 고 있 며 이, 

 건강  해 야외 동 등  신체 동  장

고 싶 나 외부 경이 지 다는 실

인  실천 지는 못 고 있다 이는 동에. 

게는 집이 가장  공간이라고 생각 여 집

에  이에게 시청 등  시간  보내게 TV 

다 고  연구  겨울철 낮(Rich S. et al., 2005)

 과 같  날  향  야외 동  

다고  연구  맥락  (Hope A. et al, 2014)

같이 다 타  가 식 시  버지는 퇴. 

근    이미 지  상태  돌 므  이  

함께 신체 동  가 힘들어 시청 등  TV 

도 는 경우가 많다는 에   동이 

다니는 원이나 어린이집 등  보 시 에  

이러  신체 동   경  조 해주는 노

이 요 다고 겠다.

 자 를  버지는 만과 여 

공통  가공식품이나 스트푸드 릿  , 

등  취에 해 는 는 입장  가지고 

있었다 이는 만  동에  건강  험. 

이 높고 장래에 만 질  병 이 높 질  , 

있다는 부모 인식  증가  부모가 자  만에 

해 걱 이나 불 감  느끼고 있다는 것  

미 다(Luttikhuis H. G.·Stolk R. P. & Sauer P. J. 

이러  버지  인2010; Wen X.·Hui S. 2010). 

식  가족  생 양식에도 변 를 가  보다 

건강  식  택 고 버지 스스  자  , 

 모델이  해 노 게   있  것

 생각 다.

 동   버지에  일  

경에  부부모  직장생  고 있는 경우가 

많 다 동 만과  여러 가지 변   . 

부모가 규직 맞벌이를 고 있는 경우 자  

만 에  인식이 낮고(Hope A. et al., 

시간  부족  건강 지  식품  2014), 

택 거나 좌식생   많이   있다

는 에  이들  인식 (Lumeng J. C. et al., 2005)

향상  해 국가 인 책 개 이 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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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가족 특히 버지가 동과 함Mallan (2013)

께 식사를 함 써 동에게 어떤 종  식사

를 여야 지를 결   있 며  , 

동   버지들  식사나 양과  

재를 가장 잘 들이는 상이라고 보 다 이. 

러  에  버지들이 일주일에 어도 일 이3

상  식사를 동과 함께   있도  는 

사회 인 분  이 요 고 이들  상, 

  건강  식사나 신체 동과  

그램  개 여 공  요가 있겠다. 

결론  제언. Ⅴ

본 연구는  자 를  버지  만

에  인식  고 별 특 과 차이

 분 여 이들  보다 건강  자 양  행

동  개   자료를 마  해 

시도 었다 연구 법  법  용. Q

며 집  자료는 그램에  주, QUANL 

인자분 법  처리 었다. 

그 결과  자 를  버지  만에 

 인식   가지  분 었다. 

신체 동 식습  리  자  만  ‘ · ’

해 식 택이나 신체 동에  개입  

해야 다고 생각 는 사람들이다  실. ‘

 자  식품 택 취향  시 며  ’

상황에  책  찾는 사람들이다 타  가. ‘

식 시  이  식에  조를 얻  ’

해 조건  지만 집에  만든 식  

요 게 생각 는 사람들이다. 

 동  버지들  직장생  자

 식습 이나 신체 동과 같  양 경  

히 조 는 것이 힘들 는 지만 버지  역

 요 에 해 는 인지 고 있다 특히 . 

버지는 자  만에  인식 도가 어 니에 

해 낮고 자  체  과소평가 는 경향  , 

가지고 있는  등  통해 볼   자

를  버지  만에  인식  이해 는 것

 이들이  양 행동    있도  책

이나 그램  개 는데 자료를 시해 

  있다는 데에 그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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