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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Gene-Health application in 
terms of estimating energy and macronutrients.
Methods: The subjects were 98 health adults participating in a weight-control intervention 
study. They recorded their diets in the Gene-Health application, took photographs before and 
after every meal on the same day, and uploaded them to the Gene-Health application. The 
amounts of foods and drinks consumed were estimated based on the photographs by trained 
experts, and the nutrient intakes were calculated using the CAN-Pro 5.0 program, which was 
named ‘Photo Estimation’. The energy and macronutrients estimated from the Gene-Health 
application were compared with those from a Photo Estimation. The mean differences in 
energy and macronutrient intakes between the two methods were compared using paired t-test.
Results: The mean energy intakes of Gene-Health and Photo Estimation were 1,937.0 kcal 
and 1,928.3 kcal, respectivel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takes of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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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hydrate, fat, and energy from fat (%) between two methods. The protein intake 
and energy from protein (%) of the Gene-Health were higher than those from the Photo 
Estimation. The energy from carbohydrate (%) for the Photo Estim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the Gene-Health.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eighted Kappa coefficients, and 
adjacent agreements for energy and macronutrient intakes between the two methods ranged 
from 0.382 to 0.607, 0.588 to 0.649, and 79.6% to 86.7%, respectively.
Conclusion: The Gene-Health application shows acceptable validity as a dietary intake 
assessment tool for energy and macronutrients. Further studies with female subjects and 
various age groups will be needed.

Keywords: smart phone, mobile application, validation study, nutrition assessment

서론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가 증
가하고 있다 [1,2].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2001년 19세 이상 비만인구의 비율은 30.3%에서 

2017년 34.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비만은 만성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데 

2006년 가구원 중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7.5%였으나 2016년에는 39.7%로 증가하
였다 [4]. 만성질환의 예방과 비만은 식습관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서 식사 기록과 평가를 통
한 꾸준한 개인 식생활 관리와 생활습관의 개선이 중요하다 [5-8].

식품섭취량 측정을 통해 영양소섭취량을 추정하게 되는데, 식품섭취량을 조사하는 방법 중 

24시간 회상법, 식사일기, 식품섭취빈도법 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9]. 24시간 회상법은 대
상자에게 부담은 적지만 회상에 따른 오차가 있으며, 식사일기는 응답자에게 부담을 주고, 

식품섭취빈도법은 정성적인 식사에 대한 평가에 사용하며, 개인의 영양소섭취량 추정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10-12]. 또한 24시간 회상법, 식사일기, 식품섭취빈도법 모두 영양
소 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여 식품섭취량 측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1회 분량에 대한 인지 부족, 음식에 포함된 식재료 정보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 [10-12]. 따라서 일반인들이 간편하게 자신의 하루 영양소섭취량을 추정할 수 있는 스마
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스마트폰이 일반인들에게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많은 생활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2017년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 현황은 84.8%로 2011년 21.6%보다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13]. 20대 이
상 성인의 스마트폰 1일 평균 이용 횟수는 2017년 기준 주중에는 평균 24.7회며 주말에는 평
균 37.4회이다 [14].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하여 식사 모니터링을 도와주고 쉽게 영양소 분석
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15]. 실제로 녹색 식생활, 칼로리코디, 칼로
리 카운터 등의 앱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16]. 하지만, 국내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
는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사용자들의 식품섭취량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
한 타당도 조사를 실시한 연구는 없었다.

국외에서는 식사 모니터링 및 영양소 분석을 실시하는 여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타
당성을 보고하였다. Carter 등 [17]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앱인 ‘My Meal Mate’에 기록된 식이의 

영양소섭취량과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영양소섭취량을 비교하였다. Ahme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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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구에서는 참가자를 식사일기 그룹과 태블릿앱 사용그룹으로 나누어 식사를 배급해주
고 섭취량을 입력하게 한 뒤에 두 방법 사이의 영양소섭취량을 비교분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Gene-Health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추정된 영양소섭취량과 실제 식사 섭취 전과 

후의 사진 비교를 통해 섭취량을 추정하여 분석된 영양소섭취량을 비교함으로 Gene-Health

어플리케이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실시된 체중조절 관련 임상연구의 일부분으로 체
중조절 대상자들 중 모바일 앱으로 식사기록과 식사사진을 업로드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수
행되었다. 연구 대상자 선정은 신체 건강한 남녀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중 안드로이드 

폰 소지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 소재 병원 한 곳에서 직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단 광고를 통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경기도 소재 회사 한 곳에서 게시판 공
고문을 통하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식이 조절을 하거나 운
동을 하면 건강이 약화될 수 있는 자, 또는 체중 조절을 위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는 대상
자에서 제외되었다. 최근 1개월 이내 금연자, 지나친 알코올 섭취자 (주 4회 이상, 매회 소주 

1병 이상 음주자)인 경우와 당뇨병, 심장질환, 신장질환, 암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도 대상자
에서 배제하였다. 평소 식습관 및 육체활동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첫 2주간은 중재 없이 평
소 생활습관을 Gene-Health 앱의 입력 내용을 통해 모니터링 하였다. 임상연구의 전체 참여
자는 361명이었으나, 중재 기간 전 모니터링 기간에 모바일 앱에 식사기록을 충실히 입력하
고, 동일 한 식사에 대해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의 식사 전과 식사 후의 사진을 모바일 앱에 업
로드한 98명의 대상자를 본 연구의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전원에게 연구
동의서를 받았고, 연구에 대한 모든 것은 삼성서울병원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
았다 (SMC 2017-03-064).

임상연구 시 식이교육
대상자 1차 방문 시 연구의 배경, 목적, 연구절차, 중재방법, 위험성, 이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
명하고, 질의응답 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의서를 취득하였다. 체성분분석기 (Inbody720, 

Medi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신장, 체중, 체성분을 측정하였고, 문진을 이용하여 기저
질환, 과거력, 투약력 등을 조사하였다.

임상연구 대상자 전원을 총 9개의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1회 식이 교육을 실시하였다. 방문
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는 동일 내용의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교육을 실
시하였다. 교육 내용은 식품교환단위 및 식품군의 개념을 설명하여, 스스로 섭취한 식품에 

대해 Gene-Health앱에 식품의 종류와 섭취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체중조절과 관
련된 임상연구였기 때문에 혈당 지수의 개념을 통해 올바른 탄수화물 섭취 방법을 교육하였
으며, 지방의 종류를 설명하여 올바른 지방 섭취 방법을 교육하였다. 또한 술과 체중조절과
의 관계에 대해서도 교육하였고, 전반적인 앱 사용방법도 교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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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Health 어플리케이션
Gene-Health 앱은 S전자와 S유전체연구소의 임상연구를 위해 2017년에 개발된 연구용 앱으
로 기존의 Samsung Health 앱에 임상연구를 위한 기능들을 추가하여서 개발되었다. 따라서 

식사기록과 영양소섭취량 분석은 기존의 Samsung Health 앱과 동일하며, 연구를 위해 식사 

전과 후의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하는 기능과 대상자들이 입력한 식품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앱에서 식사를 한 날짜와 해당 끼니 (아침, 점심, 저녁, 오
전 간식, 오후 간식, 저녁 간식)에 들어가서 섭취한 식품을 검색한 후 해당되는 식품을 선택
하면 화면에 1회 제공량, 1회 제공량에 포함된 다량영양소 함량 등의 정보가 제시된다. 섭취
량이 제시된 기준량과 같으면 그대로 완료 버튼을 누르고, 섭취량이 기준량과 다를 경우에는 

섭취량을 조정한 후 완료버튼을 눌러 저장을 한다. 하루에 섭취한 식품들을 입력하는 대로 

자동으로 일일 섭취 칼로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섭취량과 섭취 비율이 계산되어 제시
된다. Gene-Health (Samsung Health)의 영양소 데이터 베이스는 한국영양학회와 Fatsecret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는데 28,534항목의 한국 식품 데이터 베이스와 994,556 항목의 세
계 식품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하고 있다 [19].

영양소 섭취 상태 분석
대상자 전원에게 중재 시작 전 모니터링 기간에 하루를 정하여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등 섭
취한 모든 식사 사진의 전과 후를 찍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Gene-Health에 업로드 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날에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동일한 식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식
사 전후 사진을 이용한 영양소 분석은 목측량과 영양소 분석에 관하여 훈련 받은 연구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연구원들은 대상자들이 찍어서 업로드한 사진의 식사 전과 식사 후를 비
교하여 실제 섭취량을 추정하여 각 끼니 별 식품섭취량을 코딩 하였다. 만약 대상자가 섭취
한 식품이 CAN-Pro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미국 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서 제공하는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20]. 특
정 브랜드의 제품을 섭취하였을 경우에는 1회 제공량의 영양성분을 토대로 데이터 베이스를 

생성하였다. 식품별 코딩 내용을 바탕으로 CAN-Pro 프로그램 (CAN Pro 5.0, Korean Nutrition 

Society,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영양소섭취량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SAS 프로그램 (SAS version 9.4,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
용하였다. Gene-Health와 섭취 사진으로 추정한 영양소섭취량 (Photo Estimation)의 비교는 

paired t-test와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두 그룹 간 영양소섭취량의 

일치도는 가중 카파 계수 (Weighted Kappa coefficient)와 사분위수로 그룹을 나눈 후에 cross 

tabulation을 하여서 same agreement와 adjacent agreement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를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남자는 77명으로 전체대상자의 78.6%

이며, 여자는 21명으로 21.4%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 나이는 37.6 ± 7.3세이었으며, 남자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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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각각 37.3 ± 7.6세, 38.6 ± 6.0세였다. 평균 체중은 74.1 ± 13.7 kg이며 남자 78.5 ± 11.5 kg, 여자 

57.8 ± 7.9 kg이다. 평균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는 25.2 ± 3.5 kg/m2이었으며, 남자는 

25.9 ± 3.2 kg/m2, 여자 22.5 ± 3.0 kg/m2이었다.

Gene-Health와 사진을 통한 영양소섭취량 비교
Gene-Health를 이용해 추정한 영양소섭취량과 사진을 통해 추정한 영양소섭취량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Gene-Health로 측정한 단백질 섭취량은 사진으로 추정한 단백질 섭취
량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105). 하지만 에너지, 탄수화물, 지방 섭취량은 두 방법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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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Men (n = 77) Women (n = 21) Total (n = 98)
Age (yrs) 37.3 ± 7.6 38.6 ± 6.0 37.6 ± 7.3
Smoking status

Current smoker 55 (74.3) 20 (95.0) 74 (78.7)
Former smoker 16 (21.6) 1 (5.0) 17 (18.1)
Non-smoker 3 (4.1) 0 (0) 3 (3.2)

Drinking status
Non-drinker 13 (17.6) 10 (47.6) 23 (24.2)
≤ 3/month 29 (39.2) 6 (28.6) 35 (36.8)
1–3/week 30 (40.5) 5 (23.8) 35 (36.8)
> 3/week 2 (2.7) 0 (0) 2 (2.1)

Exercise status
< 1 hr/week 7 (9.2) 5 (23.8) 12 (12.4)
1–10 hr/week 47 (61.8) 6 (28.6) 53 (54.6)
11–30 hr/week 7 (9.2) 3 (14.3) 10 (10.3)
> 30 hr/week 15 (19.7) 7 (33.3) 22 (22.7)

Height (cm) 173.9 ± 6.1 160.3 ± 3.6 170.9 ± 8.0
Weight (kg) 78.5 ± 11.5 57.8 ± 7.9 74.1 ± 13.7
BMI (kg/m2) 25.9 ± 3.2 22.5 ± 3.0 25.2 ± 3.5
Fat mass (kg) 19.9 ± 6.7 18.2 ± 6.2 19.5 ± 6.6
Body fat (%) 24.9 ± 6.0 30.7 ± 6.9 26.2 ± 6.6
Data are presented in mean ± SD or number (%).
BMI, body mass index.

Table 2. Comparison of energy and macronutrient intakes between the Gene-Health and Photo Estimation
Variables Gene-Health Photo Estimation p-value1)

Energy (kcal/day) 1,937.0 ± 758.6 1,928.3 ± 660.9 0.9102
Carbohydrate (g/day) 237.9 ± 95.0 251.0 ± 85.3 0.1103
Protein (g/day) 89.2 ± 46.1 77.8 ± 32.2 0.0105
Fat (g/day) 61.6 ± 38.8 62.7 ± 34.8 0.7929
Energy from carbohydrate (%) 50.5 ± 13.1 52.8 ± 10.7 0.0136
Energy from protein (%) 18.2 ± 5.4 16.3 ± 3.9 0.0002
Energy from fat (%) 28.0 ± 9.2 28.5 ± 8.8 0.566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 ± SD.
1)p-values represent the values of the paired t-test.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energy and nutrients between the Gene-Health and Photo Estimation
Variables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1)

Energy (kcal/day) 0.430 < 0.0001
Carbohydrate (g/day) 0.607 < 0.0001
Protein (g/day) 0.443 < 0.0001
Fat (g/day) 0.382 < 0.0001
Energy from carbohydrate (%) 0.708 < 0.0001
Energy from protein (%) 0.502 < 0.0001
Energy from fat (%) 0.616 < 0.0001
1)p-values represent the values of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에 차이가 없었다. 탄수화물로부터의 에너지 섭취 비율은 사진 추정군이 높았고 (p = 0.0136), 

단백질로부터의 에너지 섭취 비율은 Gene-Health가 높았다 (p = 0.0002).

Gene-Health와 사진을 통한 영양소섭취량 간의 상관성
Gene-Health와 사진을 통해 추정한 영양소섭취량의 상관성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전체 대
상자의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섭취량과 탄수화물 비율, 단백질 비율, 지질 비율은 

모두 상관계수 0.382–0.708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두 방법 간에 가장 높은 상
관관계를 보인 것은 에너지섭취량 중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이며 (r = 0.708, p < 0.0001),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지방 섭취량 (r = 0.382, p < 0.0001)이다.

Gene-Health와 사진을 통한 섭취량 추정의 일치 정도와 가중 카파 계수
Gene-Health와 사진을 통한 영양소섭취량의 일치 정도와 가중 카파 계수는 Table 4에 나타
나 있다. 카파 계수가 < 0.2이면 유사성이 부족 (poor)한 것이며, 0.2–0.4는 타당함 (fair)을 뜻
한다 [18,19]. 0.41–0.6이면 두 측정 결과의 유사성이 중등 (moderate)정도 일치하는 것이며, 

0.61–0.80이면 유사성이 높으며 (substantial), 0.81–1.0이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함 (perfect)을 

의미한다 [21,22].

단백질 섭취량을 제외한 에너지, 탄수화물, 지방 섭취량과 탄수화물로부터의 에너지 섭취 

비율, 단백질로부터 에너지 섭취비율, 지방으로부터의 에너지 섭취 비율의 가중 카파 계수
는 0.6 이상으로 Gene-Health를 이용한 영양소 섭취와 사진을 통한 영양소섭취량 간에 상
당한 유사성을 보였다. 단백질 섭취량의 가중 카파 계수는 0.588이었다. Same agreement는 

41.8%–48.0%이며 adjacent agreement는 75.5%–88.8%로 두 방법 간에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고찰

본 연구는 Gene-Health 어플리케이션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Gene-Health를 이용하여 

추정된 영양소섭취량을 실제 식사 섭취 전과 후의 사진을 통해 추정한 영양소섭취량과 비교
하였다.

에너지 섭취량과 탄수화물 섭취량은 두 방법 간에 각 개인의 섭취량 추정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비교적 높은 피어슨 상관계수, 가중 카파 계수, same agreement, adjacent agreement

를 보였다. 단백질 섭취량은 Gene-Health에서 추정한 값이 사진을 통해 추정한 값보다 유의
적으로 높았고, 피어슨 상관계수가 0.443이고 가중 카파 계수가 0.588로 에너지 섭취량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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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oportions of agreement and weighted Kappa coefficients of energy and nutrients between the Gene-Health and Photo Estimation
Variables Weighted Kappa p-value1) Same agreement (%) Adjacent agreement (%)
Energy 0.629 0.0015 43.9 82.7
Carbohydrate 0.649 < 0.0001 43.9 86.7
Protein 0.588 0.0002 41.8 79.6
Fat 0.636 < 0.0001 42.9 84.7
Energy from carbohydrate (%) 0.662 < 0.0001 43.9 88.8
Energy from protein (%) 0.618 0.0022 45.9 75.5
Energy from fat (%) 0.648 < 0.0001 48.0 82.7
1)p-values represent the values of weighted Kappa coefficient.



해 일치도가 낮았고 탄수화물 섭취량에 비해 상관성과 일치도가 조금 낮았지만 두 방법 간에 

일치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지방 섭취량은 두 방법 간에 각 개인의 섭취량 추정
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피어슨 상관계수가 0.382로 영양소 중에 가장 낮았으나 가중 카파 

계수가 0.636로 높아 두 방법 간에 일치도가 높았다. 따라서 Gene-Health를 이용하여 추정된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량은 사진으로부터 추정된 결과와 상당한 일치도를 보
여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단백질로부터의 에너지 섭취비율이 두 방법 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고, 가중 카파 계수가 다
른 영양소에 비해 낮은 것은 Gene-Health의 단백질 섭취량이 사진 추정량보다 유의적으로 높
은 것이 원인이었다. 대상자들이 Gene-Health를 이용해 입력한 식품섭취량과 숙련된 연구원
들이 식사 전후의 사진을 보고 추정한 식품섭취량을 비교하였을 때 외식을 하는 경우 참가자
들은 각 끼니 마다 사진을 식사 전과 후 각각 한 번만 업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섭취량 추
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예로, 소고기 등심을 섭취할 경우 1인분을 먹고 추가로 1인분을 

더 먹어도 사진에는 먹기 전과 후의 사진만 업로드 되므로 사진을 통한 추정량은 소고기 등
심 1인분이 되지만 Gene-Health에는 2인분을 섭취한 것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방법상의 제한
점으로 인해 사진으로 추정한 단백질 섭취량이 Gene-Health로 추정한 단백질 섭취량에 비해 

다소 낮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017년 한국인의 1일 에너지 섭취량은 2,013.6 kcal이며 영양소별 1일 에너지 섭취 비율은 탄
수화물 62.8%, 단백질 15.1%, 지방 22.1%로 [23], 본 연구에서 에너지 섭취량과 탄수화물로부
터의 에너지 섭취 비율은 한국 성인의 평균 섭취량 보다는 낮았다. 이는 체중조절 전 모니터
링 기간에 본 연구를 실시하였지만 많은 대상자들이 모니터링 기간에도 체중조절에 관심을 

가지고 식사량을 줄인 것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탄산음료, 빵, 과자 등의 간식 섭취를 줄인 것
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Gene-Health와 사진 추정을 통한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량의 상
관 계수값은 0.382–0.607이었다. 국내에서 식사 모니터링 도구로서의 스마트폰 모바일 앱 개
발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영양소섭취량에 대한 타당도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고, 국외에서
는 여러 영양 평가도구가 개발되었으며 타당도에 관한 연구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Ahmed 

등 [18] 연구에서는 참가자를 식사일기 그룹과 태블릿 앱 사용그룹으로 나누어 식사를 배급
해주고 섭취량을 입력하게 한 뒤에 영양소섭취량을 비교분석 하였다. 두 그룹의 에너지, 탄
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상관 계수값은 0.992–0.996이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표준 식사가 배
급되었고 잔반량을 측정하여 연구의 정확성을 높였다. Ashman 등 [24] 연구에서는 참가자에
게 태블릿 앱을 통하여 사진을 찍게 하여 식사섭취량을 앱에 기록하게 하였으며 주 1회 임의
의 날짜에 영양사들이 참가자들에게 시행한 24시간 회상법을 통해 수집된 영양소섭취량을 

비교분석 하였다. 에너지와 다량영양소의 상관 계수 값은 0.580–0.696이었다. Carter 등 [17] 

연구에서는 체중감량을 위하여 고안된 스마트폰 앱인 ‘My Meal Mate (MMM)’를 이용하였다. 

MMM은 일반 및 브랜드 제품을 포함한 식품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식품을 선택하고 

기록하며 기록된 식이의 영양소와 24시간 회상법으로 측정된 영양소섭취량을 비교하였을 

때 두 그룹간 상관계수 값은 0.63–0.85였다. Rangan 등 [25]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앱인 ‘e-DIA’

을 이용하였으며, 참가자가 자신이 소비한 음식이나 음료를 검색하여 입력하였다. 일주일 중 

5일동안 (평일 3일, 주말 2일 등) 영양소섭취량을 앱에 입력하였으며 이 중 3일을 24시간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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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하여 섭취량을 분석하였다. 앱을 이용한 영양소섭취량과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한 섭
취량을 토대로 비교 분석한 상관계수의 범위는 0.55–0.79였다. 따라서 스마트 폰 앱과 사진 

추정을 통한 영양소섭취량과의 상관성으로 볼 때 Gene-Health의 타당도가 국외에서 보고된 

스마트 폰 앱들의 타당도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Gene-Health와 사진을 통한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량을 사분위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중 카파 계수 값은 0.588–0.649이었다. Russell 등 [26]의 연구에서 식
품섭취빈도법으로 추정한 Total Diet Score (TDS)와 식사기록법으로 추정한 TDS와의 일치
도를 사분위로 나누어 측정한 결과 가중 카파 계수는 0.39였다. Jacques 등 [27]의 연구에서 

프랑스-캐나다인들을 위한 자동화된 웹 기반 24시간 회상법 (automated, self-administered 

web-based 24-hour recall, R24W)을 개발하였으며 참가자는 앱에서 전날 섭취한 음식을 선택
하여 입력할 수 있다. 이 앱을 토대로 임신 여성들을 대상으로 R24W와 종이와 펜으로 입력
한 3일 식사기록법을 비교한 Savard 등 [28]의 연구에서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
취량을 사분위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중 카파 계수는 0.31–0.49이었다. 따라서 Gene-Health

는 Russell 등 [26]과 Savard 등 [28]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가중 카파 계수가 타당한 수준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Timon 등 [29] 연구에서는 24시간 회상법과 식품빈도법으로 구성된 웹 기반 식이 평가도구
인 Foodbook24와 무게를 측정한 식사일기를 비교하여 Foodbook24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Foodbook24는 입력 전일에 사용자가 직접 섭취한 음식을 선택하여 입력해야 한다.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agreement는 38.5%–56.4%였으며, adjacent agreement는 74.4%–

84.6%였다. 본 연구에서 에너지 및 다량영양소의 agreement는 41.8%–43.9%였으며, adjacent 

agreement는 79.6%–86.7%였다. 따라서 Gene-Health의 agreement가 국외에서 보고된 연구와 

비교할 때 타당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식사 전과 후의 사진을 통해 식품섭취량을 추정하는 것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겹살, 등심 구이와 같이 동일한 식품을 한끼에 추가해서 먹었을 경
우 식사 전과 식사 후의 사진을 각 끼니 당 한 번씩만 업로드 할 수 있으므로 식품섭취량이 적
게 추정될 수 있다. 또한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한 경우에는 참가자 본인의 식사량을 사진상으
로는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24시간 회상법과 같이 섭취한 식품의 종류와 양을 

회상에 의존하지 않고 사진을 통해 확인한다는 장점이 있고, 식품섭취량을 식품영양학 전공
자가 식품섭취 전후의 사진 비교를 통해 추정하여 입력하여서 정확도를 높였다는 장점이 있
다. 따라서 Gene-Health로 추정한 에너지와 다량영양소 섭취량, 에너지 섭취비율을 사진으
로 추정한 값과 비교하였을 때 상관계수, 가중 카파 계수, same agreement, adjacent agreement

를 기준으로 Gene-Health는 정확도를 수용할 만한 타당도를 지닌 모바일 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남성과 30대 후반 연령의 참가자로 주로 진행이 되어서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스
마트폰 앱의 타당도를 비교할 수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끼니에 여러 번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게 하여서 추가로 섭취한 음식에 대해서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며, 여러 명이 섭취할 

경우 개인 접시에 각자 먹을 양을 담아서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다양
한 연령과 여성 참가자를 확대하여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Gene-Health의 타당도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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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남녀 98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인 Gene-Health을 

이용하여 식사 기록을 통해 분석된 영양소섭취량과 동일한 날의 식사 섭취 전과 후의 사진 

비교를 통해 섭취량을 추정하여 분석된 영양소섭취량을 비교함으로 Gene-Health의 타당도
를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Gene-Health의 영양소섭취
량과 사진을 통해 추정한 영양소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에너지, 탄수화물, 지방, 지방으로부
터의 에너지 섭취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단백질 섭취량과 단백질로부
터의 에너지 섭취 비율은 Gene-Health가 높았고, 탄수화물로부터의 에너지 섭취비율은 사
진추정군이 높았다. 둘째, Gene-Health와 사진을 통한 영양소섭취량의 상관성은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섭취량과 탄수화물 비율, 단백질 비율, 지질 비율은 모두 상관계수 

0.382–0.708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Gene-Health와 사진을 통한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섭취량과 탄수화물 비율, 단백질 비율, 지질 비율의 가중 카파 계수
는 0.588–0.662로 상당히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에너지와 다량영양소, 다량영양소 섭취
비율의 same agreement는 41.8%–48.0%이며 adjacent agreement는 75.5%–88.8%였다. 본 연구
를 통하여 Gene-Health는 에너지와 다량영양소 섭취량을 추정하기 위한 타당한 도구라고 사
료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여성 참가자를 확대하여 성별과 연령에 따른 Gene-

Health의 타당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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