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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dietary life and health related

factors, such as drinking behavior, exercise and leisure activities, mental health, and

subjective perception for oneself according to obesity in poor urban Peruvian

adolescents.

Methods: A total of 1,532 Peruvian adolescents were selected from six schools in poor

regions using stratified random sampling.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ir BMI: ‘normal weight group (NW group=980)’ or ‘overweight and obese

group (OWOB group=293)’. The differences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dietary life,

drinking behavior, physical activity and leisure, mental health and subjective perception

of oneself in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χ2 analysis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program ver. 24. 

Results: For the total and male students, the frequency of breakfast and dinner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OWOB group than in the NW group (all p<0.001). For total

and female students, the percentage of subjects who received nutrition educ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OWOB group than in the NW group (all p<0.05). For total

students, the percentage of subject who exercised more than five days/week was lower

in the OWOB group than in the NW group (p<0.05). For the total and female students,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was worse in the OWOB group than in the NW group (all

p<0.05). The subjective body imag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OWOB

group and NW group in the total, male and female subjects (all p<0.001). 

Conclusions: The frequency of meals and exercise, and the subjective perceptions of

the health status and body image differed according to obesity in poor urban Peruvian

adolescents. Therefore, a school-based intervention program focused on regular meal

and exercise, and adequate subjective perceptions for health status and body image need

to be developed to prevent adolescent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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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청소년 비만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보건의료 문제

중 하나이다. 청소년 비만은 성인기의 비만으로 이행될 가능

성이 매우 높고[1] 성인기 이후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비만에 따른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청

소년 비만은 이러한 의학적인 문제 외에도 정신적 또는 사회

적인 문제를 초래한다[2]. 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비만을 예

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많은 정책적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다.

이제까지 청소년 비만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기 비

만은 주로 부적절한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정신적 문제, 유

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식사횟수 및 결식율 등은 청소년 비만

과 연관된 대표적인 식생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3, 4],

청소년기의 신체 활동 감소는 청소년 비만을 야기할 뿐만 아

니라 성인기 비만과 만성 대사성질환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비만은 우울감, 자아존중감 저하, 대인관계

장애,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감 등의 정신건강과도 밀접

한 관련성을 지니는데[4] 이는 주로 비만인이 자기 체형에

대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며, 타인도 자신을 부

정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6]. 

산업화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비만은 점차 증가되어 왔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의하면 5-19세의 소아청소년 과

체중 및 비만율은 1975년 4%에서 2016년 18%로 크게 증

가되었다[7]. 미국, 호주, 영국, 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선진

국가의 경우 최근 20년간 청소년 비만율이 3배 이상 증가되

었으며[8], 저개발국가의 경우도 청소년 비만의 문제가 예

외는 아니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낮은 일부 국가의 경우 영

양 결핍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비만

이 급증하는 체중의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8]. 중남

미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라 서구식 식습관이 증가되고 신체

활동이 감소되면서 비만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중남미 지

역의 대표적인 나라인 페루는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로[9], 청소년 비만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

고 있고 청소년 비만의 유병율은 최근에도 감소되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페루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수도인 리마 학

생의 20.6%가 과체중이고 15.5%가 비만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아동 청소년 과체중 및 비만의 비율이 6-9세

24.4%, 10-19세에서 14.2%로 보고되었다[10]. 또 다른

이전 연구들에 의하면 페루 청소년의 20%가 과체중이며 3%

가 비만이라고 알려져 있고, 10-19세의 14.2%가 과체중

비만이라고 보고하였다[11, 12]. 

페루는 지역에 따라 사회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고 의료접

근성, 비용, 물리적 거리 등의 문제로 보건정책 시행의 수준

이 매우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따라서 페루의 지역

에 따라 청소년 비만율의 차이가 존재하고[14] 비만의 특성

이나 비만 관리의 수준도 매우 다를 수 있겠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는 청소년기의 비만 및 우울과 관련

된 중요한 요소이므로[15], 페루 빈민 지역에서는 청소년 비

만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 페루의 경우 소아청소년 비

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 2013년 올

바른 식사지침을 마련하는 등 학교 차원에서의 비만 관리 정

책을 수립하였으나[16], 경제적 수준이 낮은 페루 지역의 경

우 학교 내 매점에서의 부적절한 음식 제공, 학교 내 신체 활

동의 부족 등 청소년 비만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고 체계적

이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주로

경제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며 청소년 비행율이 높다

고 알려진 페루 빈민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 실태 및

관련 요인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보건 정책 측면에서 매우 의

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페루 청소년의 영양 문제를 체계

적으로 연구한 이전 자료들은 많지 않으나 일부 연구들에 의

하면 페루 청소년의 경우 비만과 관련된 영양문제들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한 연구는 페루 청소년의 경우 필

수 영양소 밀도는 낮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을 주로 섭취

하기 때문에 청소년 비만 발생율이 높고 비만 외에도 철결핍

성 빈혈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17], 다른 연구

는 페루 청소년의 경우 비만을 비롯한 만성 질환 예방에 긍정

적 효과를 지니는 과일 및 채소류의 섭취가 낮다고 하였다

[18]. 또한 페루 남쪽지역 아동의 경우 계절별로 에너지 섭

취량 차이가 매우 크며 특히 추수 후 시기에는 에너지 섭취량

이 매우 감소되어 영양적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19]. 따라서 페루 빈민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과 관

련된 식생활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페루의 빈민지역 청소년을 대상으

로 식생활, 음주행태, 운동 및 여가활동, 정신건강, 자신에 대

한 주관적 인식 등 다양한 비만관련 요인을 조사하여 과체중

이상의 비만군과 정상 체중군간의 차이 여부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페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기반의 비만 관리 방안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국제 협력단에서 시행한 세계 빈민지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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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건강 증진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페루의 대표적인 빈

민 지역이자 NCD(non communicable disease)로 인한

health promotion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페루의 수도인 리

마(Lima)의 북부 Comas 지역 및 까야오(Callao)주

Bellavista 지역과 Ventanilla 지역은, 경제적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며 청소년 비행율이 높고 건강증진

을 위한 보건소 인프라 부족, 영양부족 및 감영성질환 등 다

양한 보건문제 악화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증

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형 빈민지역이다(Fig. 1). 이 지

역에 위치한 중등학교 6개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페루의 중등학교는 5년 과정이며 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고, 이들 학생의 나이는 12-17

세 정도이다.

학생대상의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은 조사지역 내 국

공립 중등학교 11개교, 총 14,208명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고, 무작위 층화 표본 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층화 단위는 학교로 설정하고, 각층에서 성별을 고려한 단

순 무작위 추출로 학급을 선정하였다. 1차 추출단계에서 크

기비례 확률표본추출(Proportionate probability sam-

pling)로 학년별 학급을 선정하였고 2차 추출단계에서 성별

에 비례한 단순무작위 확률추출(Simple random sam-

pling)로 조사 대상 1,532명을 선정하였다. 표본 수 산출을

위한 공식은 페루의 DEVIDA(마약 없는 삶과 발전을 위한

국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제4차 국가조사: 중등학교 학생의

약물 사용 및 예방’[20, 21]에서 사용한 공식을 이용하여 신

뢰수준 95%, 최대허용표본오차 ±3.15%에서 표본을 추출

하였으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m=[Z×V×M]/[d2(M-1)+Z2×V]×(def)×(tnr)

• m=추정된 학생 표본 수 

• Z=정규분포의 횡(가로)좌표의 값(Z=1.96 신뢰수준

95%인 경우)

• P=페루 학생들의 흡연율 및 음주율(P=0.2331: 1년 전

페루에서 실시된 선행연구에서 학생의 23%가 흡연

또는 음주, 두 가지 모두 경험이 있다고 나타남

• V=P×Q, Q=1 P=0.77

• M=연구 지역에 거주하는 총 학생 수(M=14,787)

• d=P의 추정값의 오차 한계(d=0.0307)

• def=추정값의 분산에 대해 클러스터링이 미치는 영향

(def=1.2)

• tnr=무응답에 대한 표본 수의 조절 계수(tnr=1.18)

2. 자료 수집 방법

본 조사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

(1041849-201410-BM-048-05)과 페루 현지 주정

부의 IRB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6년

11월 9일~11일이었다. 조사 시작 이전에 설문조사요원 30

여명을 선발하여 3일간 설문조사에 대해 교육을 하고, 1개

학교의 61명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

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1,532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에 대해 설명한 후 학부모 및 대리인, 학생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조사원들이 조사대상 학교에 방문하여 설문 조사 사전

동의서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진

행하였다.

3. 연구도구

설문지는 WHO의 글로벌 학교기반 학생 건강조사(Global

School-based Student Health Survey)와 페루 보건부

에서 개발한 페루 학생건강조사(Encuesta Global De

Salud Escolar, Resultados-Peru)[19]를 기반으로 작

성되었으며, 이후 페루 보건부와 WHO PAHO(WHO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설문지

는 총 13개 분야의 180개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일반사항, 청소년 비만과 관련

된 건강의 5개 분야(식생활, 음주행태, 운동 및 여가활동, 정

신건강, 자신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38개 설문문항을 사용

하였다. 일반사항에는 학년, 경제적 상황을 자기기입식 형태

로 조사하였다. 식생활 8개 문항, 음주행태 8개 문항, 운동

Fig. 1. A map of Lima, P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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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여가활동 5개 문항, 정신건강 6개 문항에 대해서 명목척

도로 측정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건강상태, 체

형 인지, 삶의 만족도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

서 응답하도록 구성하여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음주행태

에 포함된 최초 음주시작 연령은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 형태로 구성하여 비율척도로 조사하였다. 키와 체

중은 조사요원 간호사가 직접 측정하였다. 

4. 비만도 정의

비만 평가 지표로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를 이용하였다. 체

질량지수는 키와 체중을 측정한 후 [체중(kg)÷{키(m)}2]

으로 계산하였고, WHO 비만판정 기준에 따라 체질량지수

18.5 미만은 저체중, 18.5~24.9은 정상체중, 25.0~ 29.9

은 과체중, 30.0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하였다[22]. 

5. 자료의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program ver. 24를 이용하

였다. 조사대상 1,532명을 비만도에 따라 집단으로 구분하

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BMI 산출에 필요

한 키와 몸무게 자료가 누락된 17명을 제외한 1,515명의 자

료를 대상으로 비만도지표를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저

체중군’ 242명, ‘정상 체중군’ 980명, ‘과체중군’ 231명, ‘비

만군’ 62명으로 분포되었으며, 정상체중인 경우와 과체중 이

상인 경우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저

체중인 학생은 통계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정상 체중

군(NW군)’(980명)과 ‘과체중 및 비만군(OWOB군)’(293

명)의 2개 집단으로 비만 여부를 구분하여 총 1,273명의 자

료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비만 여부, 즉 ‘정상

체중군’과 ‘과체중 및 비만군’의 2개 집단을 독립변수로 하

여 일반사항, 식생활, 음주행태, 운동 및 여가활동, 정신건강,

자신에 대한 주관적 인식 등의 종속변수에 대한 차이분석을

위하여 χ2 분석 및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1. 일반적 사항

본 연구 대상자 총 1,273명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학년은 중등학교 1~5학년에 고루 분포되

어 있었으며, 경제적 상황은 상 25.1%, 중 62.6%, 하

12.3%로 조사되었다. 평균 키는 남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

군’ 157.0 cm, ‘과체중 및 비만군’ 155.9 cm, 여학생의 경

우 ‘정상 체중군’ 156.4 cm, ‘과체중 및 비만군’ 155.2 cm

로 ‘과체중 및 비만군’이 다소 적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 평균 체중은 남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군’

53.0 kg, ‘과체중 및 비만군’ 69.2 kg(p<0.001), 여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군’ 52.9 kg, ‘과체중 및 비만군’ 67.5 kg으

로(p<0.001) ‘정상 체중군’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군’의 몸

무게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평균 BMI는 남학생의 경우 ‘정

상 체중군’ 21.4 kg/m2, ‘과체중 및 비만군’ 28.5 kg/m2

(p<0.001)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군’ 21.6 kg/

m2, ‘과체중 및 비만군’ 28.0 kg/m2으로(p<0.001) 분석되

어 비만 여부에 따른 BMI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2. 비만 여부에 따른 식생활 비교

비만도에 따라 대상자를 ‘정상 체중군’과 ‘과체중 및 비만

군’으로 구분하고 두 집단간의 식생활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전체 대상자의 주간 식사횟수를 분석한

결과, 일주일간 아침식사 평균 횟수는 ‘정상 체중군’ 5.9회/

주, ‘과체중 및 비만군’ 5.5회/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

며(p<0.01), 저녁식사 평균 횟수에서도 ‘정상 체중군’ 6.1

회/주, ‘과체중 및 비만군’ 5.5회/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났다(p<0.001). 점심식사의 경우에는 비만 여부에 따른 차

이 없이 거의 매일 점심을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

의 경우 ‘정상 체중군’(6.1회/주)의 아침식사 횟수가 ‘과체

중 및 비만군’(5.5회/주)보다 유의적으로 많았고(p<0.01),

저녁식사 또한 ‘정상 체중군’ 6.4회/주, ‘과체중 및 비만군’

6.0회/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여학생의 경

우에서도 ‘정상 체중군’(5.9회/주)의 일주일간 저녁식사 횟

수가 ‘과체중 및 비만군’(5.2회/주)보다 많았다(p<0.001). 

최근 한달간 음식부족으로 인한 결식을 경험한 학생은 ‘정

상 체중군’ 38.9%, ‘과체중 및 비만군’ 39.4%로 비만 여부

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최근 일주일간 과일 섭취는

‘정상 체중군’의 29.6%가 1~2회/주, 25.1%가 3~4회/주

순이었고, ‘과체중 및 비만군’의 26.4%가 3~4회/주, 26.0%

가 매일 순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최근

일주일간 과일주스 섭취 횟수는 1~2회/주가 ‘정상 체중군’

은 34.5%, ‘과체중 및 비만군’은 37.2%였으며 최근 일주일

간 채소/샐러드 섭취 횟수 또한 1~2회/주가 ‘정상 체중군’

은 33.5%, ‘과체중 및 비만군’은 25.9%로 모든 군에서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최근 일주일간 탄산음료 섭취 횟수에

대해서는 1~2회/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정상 체중군’은

37.5%, ‘과체중 및 비만군’은 36.9% 였으며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최근 일주일간 과자류 섭취 횟수도 1~2회/주라

고 응답한 비율이 ‘정상 체중군’은 36.9%,‘과체중 및 비만

군’은 40.3% 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최근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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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은 ‘정상 체중군’(79.0%)보다 ‘과체

중 및 비만군’(85.0%)이 유의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p<0.05), 남학생은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학

생은 ‘정상 체중군’(80.0%)과 ‘과체중 및 비만군’(87.7%)

간의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p<0.05).

3. 비만 여부에 따른 음주행태 비교

조사대상 페루 청소년의 비만도에 따른 음주행태의 차이

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 대상자 중 ‘정상 체

중군’의 43.5%, ‘과체중 및 비만군’의 43.7%가 음주 경험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최초 음주시작 평균 연령은 ‘정

상 체중군’ 13.1세, ‘과체중 및 비만군’ 13.2세로 어린 나이

에 음주 경험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군’(평균 13.1세)이 ‘과체중 및 비만군’(평균 13.7세)

에 비해 음주시작 연령이 유의적으로 빨랐다(p<0.05).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1달간 음주 여부과 절

주의 필요성 인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정상 체중군’의

48.4%, ‘과체중 및 비만군’의 47.7% 학생이 최근 한달 이

내 음주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정상 체중군’의 42.7%,

‘과체중 및 비만군’의 45.3% 학생이 절주의 필요성을 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변사람들의 음주에 대한 비

난에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없다는 응답율이 ‘정상군’(86.5%)

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군’(91.5%)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음주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 경험이 없다

는 응답율이 ‘정상군’(84.5%)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군’

(89.1%)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다. 절주 의도 및 경험에 대해서는 ‘정상 체중군’의 43.9%,

‘과체중 및 비만군’의 42.0%가 절주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

하였고, 6개월 이전부터 절주를 이행한 경우가 ‘정상 체중

군’의 19.1%, ‘과체중 및 비만군’의 18.5%로 나타나 비만

정도보다는 개인별로 절주 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최근 1년간 절주교육을 받은 학생은 ‘정상 체중군’

76.9%, ‘과체중 및 비만군’ 79.9%로 대다수의 학생이 절주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비만 여부에 따른 운동 및 여가활동 비교

조사대상 페루 청소년의 비만도에 따른 운동 및 여가활동

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체 학생 중 ‘정

상 체중군’의 27.3%, ‘과체중 및 비만군’의 21.2%가 5일/

주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

여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그러나 남녀

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비만 여부에 따른 운

동 정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루 TV 시청 시간은 ‘정

상 체중군’에서 1시간 미만 43.2%, 1~2시간 31.6%, 3~4

시간 15.9% 순이었고, ‘과체중 및 비만군’에서 1시간 미만

45.5%, 1~2시간 30.6%, 3~4시간 16.0% 순이었다. 하루

비디오게임 시간은 ‘정상 체중군’에서 1시간 미만 57.7%,

1~2시간 23.0%, 3~4시간 10.4% 순이었고, ‘과체중 및 비

만군’에서 1시간 미만 59.7%, 1~2시간 19.9%, 3~4시간

12.6% 순이었다.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은 ‘정상 체중군’에

서 1~2시간 31.1%, 1시간 미만 24.5%, 3~4시간 22.9%

순이었고, ‘과체중 및 비만군’에서 1시간 미만 30.9%, 1~2

시간 30.1%, 3~4시간 20.3% 순이었다. 비만 여부에 따른

TV 시청, 비디오게임, 인터넷 사용 시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

았고, 빈도 분포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

였다. 전반적으로 TV나 비디오게임보다는 인터넷 사용 시

간이 조금 더 긴 경향을 보였다.

하루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은 ‘정상 체중군’에서 1시간 미

만 27.1%, 1~2시간 24.4%, 3~4시간 22.3% 순이었고,

‘과체중 및 비만군’에서 1시간 미만 32.7%, 1~2시간

24.7%, 3~4시간 16.3% 순으로 나타나 ‘과체중 및 비만

군’ 학생이 1시간 미만 대화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

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5. 비만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 비교

조사대상 페루 청소년의 비만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 중 ‘정상 체중군’의 43.5%, ‘과체중 및

비만군’의 41.6%가 낮음, ‘정상 체중군’의 18.8%, ‘과체중

및 비만군’의 19.8%가 매우 낮음, ‘정상 체중군’의 5.7%,

‘과체중 및 비만군’의 8.2%가 없음으로 응답하였으나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다. 지난 1년간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는

학생은 ‘정상 체중군’의 27.1%, ‘과체중 및 비만군’의 26.3%

였으며 두 군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남학생의 경우 ‘정

상 체중군’ 13.5%, ‘과체중 및 비만군’ 17.5% 가 지난 1년

간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의 경

우 ‘정상 체중군’ 36.3%, ‘과체중 및 비만군’ 32.2%가 지

난 1년간 자살하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

난 1년간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는 학생은 ‘정상 체중군’의

20.4%, ‘과체중 및 비만군’의 19.5%였으며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남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군’ 10.4%, ‘과체중 및

비만군’ 15.0%가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

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군’ 27.1%, ‘과체중 및 비만군’

22.2%가 자살 계획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1년간

자살 시도에 대해서는 ‘정상 체중군’의 76.3%, ‘과체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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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군’의 78.2%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남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군’ 12.7%, ‘과체중 및 비만군’ 14.2% 였고 여학

생의 경우 ‘정상 체중군’ 31.1%, ‘과체중 및 비만군’ 26.9%

가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가까운 친구가

3명 이상이라는 응답율은 ‘정상 체중군’ 74.6%, ‘과체중 및

비만군’ 72.0%로 두 군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남학

생의 경우 ‘과체중 및 비만군’의 83.3%, ‘정상 체중군’

77.6%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군’ 72.4%, ‘과체

중 및 비만군’ 64.3%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지난 1년간 우울감을 경험한 학생은 ‘정상 체중군’ 50.7%,

‘과체중 및 비만군’ 50.5%로 비만 여부에 따른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 남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군’ 37.4%, ‘과체중

및 비만군’ 45.8%가, 여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군’ 60.1%,

‘과체중 및 비만군’ 53.8%가 우울감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6. 비만 여부에 따른 자신에 대한 주관적 인식 비교

대상자의 비만도에 따른 자신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차이

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서는 전체 학생 중 ‘정상 체중군’의 73.1%, ‘과체중 및 비만

군’의 64.2%가 좋다고 응답하여, 비만 여부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를 인식하는 수준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1). 남학생의 경우에는 비만 여부에 상관없이 좋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정상 체중군 81.9%, 과체중

및 비만군 75.0%), 여학생의 경우에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율이 ‘과체중 및 비만군’은 56.1%로 ‘정상 체중

군’의 66.7%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

다(p<0.05). 주관적 체형 인지에 대해서는 ‘정상 체중군’의

56.9%가 보통 체형, 21.6%가 뚱뚱한 체형, 21.5%가 마른

체형으로 인식하는 반면, ‘과체중 및 비만군’의 경우에는

64.3%가 뚱뚱한 체형, 32.0%가 보통 체형, 3.8%가 마른

체형으로 인식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비

만 여부에 따른 주관적 체형 인지의 차이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나타났다(p<0.001).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대해

서는 ‘정상 체중군’의 48.9%가 행복, 44.2%가 보통으로 인

식하고 있었고, ‘과체중 및 비만군’의 경우에도 44.4%가 행

복, 46.4%가 보통으로 인식하여 비만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

분의 학생들은 불행하다는 감정보다는 보통~행복하다는 감

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고 찰
—————————————————————————

청소년 비만의 다양한 요인 중 식생활 요인은 교육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이다.

본 연구 결과 ‘과체중 및 비만군’은 ‘정상 체중군’에 비해 일

주일간 아침과 저녁의 식사횟수가 유의적으로 적어, 불규칙

한 식사 습관 및 결식이 청소년 비만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식사횟수가 적을수록 비만도가 높고 피하지방

축적이 증가된다는 이전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3, 4].

또한 점심의 경우 아침과 저녁에 비해 결식의 정도가 적은 경

향을 보였는데 이는 아마도 학교 급식 실시에 따른 효과인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침과 저녁 결식율 감소를 위한 대

책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예상과 반대로 ‘과

체중 및 비만군’의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율이 ‘정상 체중군’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과체중 및 비만군’이 영양교육을 받

은 경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 결식이 많아 식

생활이 규칙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 대상으

로 영양교육을 시행한 결과, 청소년들의 영양지식이 증가하

고 식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고한 이전 연구[23]

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만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어려우나 식생활이 불량한 비만 청소년의 경우 비만

을 교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영양교육을 시행 받아 영양교육

을 받은 경험이 높았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 본 연

구에서는 채소 및 과일 섭취가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탄산음

료 및 과자류 섭취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40%를

넘게 나타났으며 이는 페루 청소년들은 과일과 채소 섭취가

저조하다고 보고한 이전 연구[24]와 유사한 결과이다. 

음주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청소년의 43.5%가 음주

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페루 남녀 청소년의 경우 음

주비율이 49.4%이고[24], 남성 청소년 35%가 과다한 음

주(binge alcohol use)를 한다고 보고한[25] 이전 연구들

과 유사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시작 연령, 음주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비난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 경험은 비만

여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이외 음주 경험 여

부, 음주의 대한 죄책감 경험, 절주 의도 등 다른 항목들은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과체중

및 비만군’은 ‘정상 체중군’에 비해 음주 시작 연력이 더 늦

었는데 아마도 청소년의 경우 음주를 시작해 온 기간이 길지

않고 알코올 구매 능력이 없으며 사회적으로도 성인에 비해

음주가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음주 항목보다 ‘최초의 음주시

작 연령’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 전체 대상자의 경우 음주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비난에 대

해 불쾌감을 경험한 비율이 ‘과체중 및 비만군’에서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만한 청소년의 경우 자존감이 저조하여

사회성이 떨어지므로[26, 27] 타인과 함께 술을 마시기보

다 혼자서 또는 소수 집단에서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 주

변에서의 충고를 경험할 기회가 적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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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의 운동 및 여가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대

상자의 경우 최근 5일/주 이상 운동한 날의 비율이 ‘과체중

및 비만군’에서 유의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여가활

동 항목들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평소 운동량 정도가 페루 빈민지역 청소년 비만과 연

관성을 지님을 시사해 준다. 페루 도시 지역 6-13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절반 정도가 WHO 기준에

비해 운동량이 부족하며. 적은 운동 시간이 비만과 연관이 있

다고 하였다[28]. 또한 페루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텔

레비젼 시청 횟수가 잦은 경우 비만의 오즈비가 증가되며 이

는 활동량 감소와 연관된다고 보고하였다[29].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는 학업 등으로 신체활동량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고[30, 31], 운동량의 감소가 비만과 관련된다고 많은

연구들이 보고하였다[30-32].

본 연구에서는 페루 빈민지역 청소년의 경우 비만 여부에

따라 정신건강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비만과 정신건

강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이전 연구들과는 상반되는 결과이

다. 최근의 메타 분석 결과,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는 우울감

과 연관되며[33] 비만도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증가된다

고 보고되었다[4, 34]. 본 연구의 결과가 이전 연구들과 다

른 이유는 아마도 페루 빈민지역의 청소년들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이전 연구 대상자들과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약 30%였으며 우울감이 있다고 보고한 비율은

50% 정도였다. 우울감의 경우 이전 다른 페루 청소년 대상

연구와 유사한 수준이었다[24]. 페루 빈민지역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는

데 이는 아마도 낮은 경제 수준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스트

레스는 적으나 미래에 대한 우울감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

며 자신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가진 친한 친구가 많은

것이 스트레스 수준이 높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했을 가능성

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대상자와 여학생에서, ‘과체중 및 비만군’인 경우 주

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정상 체중군’

에 비해 높았다. 성인의 경우 주관적인 건강인식이 신체적인

건강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비만을 평가하

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35], 최적의 신

체 상태를 지니는 청소년 시기의 경우 주관적인 건강인식은

신체적 상태를 반영하기보다 스트레스 및 정서 사회적 측면

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36, 37].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여학생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이전 페루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도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우울감이 더 높다고 하였으며[24], 여학생이

건강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알려져 있다[38, 39].

한편, 전체 대상자 및 남녀 모두에서 자신의 체형을 뚱뚱하

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과체중 및 비만군’에서 높게 나타났

다. 청소년의 경우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외모에 대한 관심

이 높고 잘못된 신체상을 지니기 쉬운 집단이다[40]. 본 연

구에서도 과체중, 비만임에도 자신을 날씬하거나 정상이라

고 잘못 인지하는 비율이 35% 정도였고 정상 체중임에도 불

구하고 자신을 마르거나 뚱뚱하다고 잘못 인식하는 대상자

도 43%나 존재하였다. 따라서 페루 빈민지역 청소년을 대

상으로 주관적 체형인식을 평가하고 잘못된 체형인식을 교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결과, 페루 빈민지역 과체중 또는 비만 청소년들은

정상 체중인 청소년에 비해 아침, 저녁 식사 결식율이 높고,

운동량이 적으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평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페루 빈민지역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청소년 비만 예방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아침, 저녁 결식율 감소를 위

해 학교에서의 간단한 아침 식사 제공 또는 극빈민층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저녁식사 제공 등의 정책이 고려되어

야 할 것이며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도하는 영양교육이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학교 내에서 신체 활동량 증가를 목표

로 체육 시간의 증가 및 운동 프로그램 강화 등이 고려될 수

있겠다. 추가적으로 자신의 체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

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 시기의 정서적 특징을 고려

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 마련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생활습관에 대한 실천 의지

가 약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며 보낸다는 점

을 고려할 때 페루 빈민 지역의 청소년 비만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학교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비만 예방 및 관리 프로그

램이 마련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생활 습관 요인의 차이

가 비만의 원인이었는지 인과관계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따

라서 향후에는 장기간 추적 관찰을 통한 전향적인 종단연구

가 요구된다. 둘째, 비만과 관련된 식습관을 조사하였으나 페

루 빈민지역 청소년들의 비만수준별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

기 어려웠고, 영양소 섭취량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이루어

지지 못했다. 셋째, 본 연구는 페루 빈민지역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특성이 다른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페루 빈민지역의 청소년이라는 동질적인 집단을

선택하여 혼란 변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으며, 비교적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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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의 대상자를 조사하였다는 점, 비만 여부에 따른 식생

활 요인 및 건강요인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는

차별화되는 장점을 지닌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에서는 페루의 빈민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생

활, 음주행태, 운동 및 여가활동, 정신건강, 자신에 대한 주관

적 인식 등 다양한 비만관련 요인을 조사하고 과체중 및 비

만군과 정상 체중군간에 비만관련 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학생 1,532명 중 BMI 산출에 필요한 키와 몸

무게 자료가 누락된 17명을 제외한 1,515명의 자료를 대상

으로 비만도 지표를 산출한 결과, 저체중 242명(16.0%),

정상 체중군 980명(64.7%), 과체중 및 비만군 293명

(19.3%)으로 분석되었다. 남학생의 ‘정상 체중군’은 평균

21.4 kg/m2, ‘과체중 및 비만군’은 평균 28.5 kg/m2이었고

(p<0.001), 여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군’ 평균 21.6 kg/m2,

‘과체중 및 비만군’ 평균 28.0 kg/m2으로 분석되었다

(p<0.001).

2. 일주일간 아침식사 횟수는 ‘정상 체중군’(평균 5.9회/

주)이 ‘과체중 및 비만군’(5.5회/주)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고(p<0.01), 저녁식사 횟수에서도 두 집

단 간(‘정상 체중군’ 평균 6.1회/주, ‘과체중 및 비만군’ 평

균 5.5회/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최근 1년

간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정상 체중군’

(79.0%)보다 ‘과체중 및 비만군’(85.0%)이 유의적으로 높

은 비율을 보였으며(p<0.05), 여학생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p<0.05).

3, 전체 학생 중 ‘정상 체중군’의 43.5%, ‘과체중 및 비만

군’의 43.7%가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학

생의 경우 ‘정상 체중군’(평균 13.1세)이 ‘과체중 및 비만

군’(평균 13.7세)에 비해 음주시작 연령이 유의적으로 빠른

경향을 보였다(p<0.05). 최근 1년간 절주교육을 경험한 학

생은 ‘정상 체중군’ 76.9%, ‘과체중 및 비만군’ 79.9%로 대

다수의 학생이 절주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전체 학생 중 ‘정상 체중군’의 27.3%, ‘과체중 및 비만

군’의 21.2%가 5일/주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운동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비만 여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0.05). TV 시청 시간, 비디오게임 사용 시간, 인터넷 사

용 시간에 대해서는 비만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정상 체중군’의 67.0%, ‘과체중 및 비만군’의 69.6%

가 주관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난 1

년간 자살하려는 생각을 한 경험, 자살 계획 세운 경험, 자살

시도에 대해서 비만 여부에 상관 없이 20% 이상의 비율을

보였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은 비율을 보여 여학생

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6.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 중 ‘정상 체중

군’의 73.1%, ‘과체중 및 비만군’의 64.2%가 좋다고 응답

하여, 비만 여부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를 인식하는 수준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01), 여학생에서도 동일한

경향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주관적 체형 인

지에 대해서는 ‘정상 체중군’의 56.9%가 보통 체형, 21.6%

가 뚱뚱한 체형, 21.5%가 마른 체형으로 인식하는 반면, ‘과

체중 및 비만군’의 경우에는 64.3%가 뚱뚱한 체형, 32.0%

가 보통 체형, 3.8%가 마른 체형으로 인식하여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다(p<0.001).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비

만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통~행복하다는 감

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페루 빈민지역 청소년들은 비만 여부에 따라

식사횟수,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 음주시작 연령, 음주에 따

른 주변 충고에 대한 불쾌감 경험, 주 5회 이상 운동한 비율,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체형인식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페루 빈민지역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식습관, 운동량 증가, 올바른 체

형 인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기반 비만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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