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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초등학생의 이소플라본 섭취량 및 대두식품 기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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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and recognition of soybean foods and assessed their intake 
levels of isoflavones.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300 sixth grade students in Daegu. The amount of isoflavones consumed 
by students was estimated by food intake frequency and the 24-hour recall method based on their general dietary habits and 
perception of soybean foods. Subjects' mean height was 152.2 cm, mean weight was 45.2 kg, and body mass index was 19.4 
kg/m2. All subjects had knowledge of soybeans and most preferred bean-paste pot stew of all soybean-based foods. Students 
typically ingested isoflavones two or three times per week in the forms of tofu, bean-paste pot stew, and bean sprouts. The 
average amount of isoflavones consumed from soy foods was 26.43 mg/day (daidzein 9.27 mg/day and genistein 17.16 mg/day) 
as assessed by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and 30.83 mg/day (daidzein 13.63 mg/day and genistein 16.40 mg/day) by the 
24-hour recall method, showing that the 24-hour recall method assessment amount was 4.4 mg higher than that of th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The major food sources of isoflavones were soybean paste and soybeans. Those who were especially 
knowledgeable about soybean foods expressed the view that these sources were a good or affordable enriched source of 
isoflav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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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두는 전통장류와 같은 발효식품과 두부나 두유와 같은

가공식품의 주원료로이용되고, 양질의단백질과 불포화지방
산을 다량 함유하여 영양적 가치가 높은 식품이다. 최근에는
대두에함유된이소플라본, 식이섬유, 올리고당, 사포닌, 트립
신저해제, 펩티드류 등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의 기능성이 입
증되면서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Wang C 2004). 또한, 
대두는 혈당지수가 낮아 당뇨식에 활용되고(Talaei M & Pan 
A 2015), 미국 FDA는하루 25 g 대두단백질 섭취가 혈중 콜
레스테롤 감소효과가 있음에 대한 health claim을 인정하였
다(Stein K 2000).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두류의 1일 평

균섭취량은 37.4 g(남자 41.2 g, 여자 33.6 g)으로 성장기에
해당하는 10∼18세는 33.9 g(남자 39.6 g, 여자 27.5 g)으로
평균섭취량보다 낮았다. 대두식품 중 두부는 유일하게 다소

비식품에포함되어있는데, 두부섭취량은 20.7 g(남자 25.2 g, 
여자 16.2 g) 전체순위중 19위에 해당되는정도로대두식품
에 대한 소비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대두 내 주된 생리활성물질인 이소플라본은 약 0.1∼0.4% 

정도함유되어있고, 12가지의이소플라본이성체가존재하는
데, 이 중에서 대두의 주된이소플라본은 genistein과 daidzein 
배당체 형태로 존재하고, 대두를 발효시켜 만든 가공식품의
경우발효과정에서미생물의작용으로배당체를형성하는당

의 결합이 끊어져 aglycone 형태로 전환되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Setchell KD et al 1984). 이소플라본은자연계에 분
포가제한되어있어서대두에있는이소플라본이영양적으로 
의미있는함량으로 존재한다(Messina M & Messina V 2000). 
대두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암, 골다공증 및 심혈관질환 등
과 관련하여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어 만성질환 예방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 KP 2014; Nikander 
E et al 2003).
국민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사람의 이소플라

본 섭취급원을 조사한 연구에서 전체 이소플라본 섭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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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을 두부, 된장, 콩나물에서 얻고 있었고, 자주 먹는
대두식품은 된장찌개로 보고되었다(Kim JS & Kwon CS 
2001). 현재 대두식품 및 이소플라본 섭취에 대해 성인과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MJ & Kim JH 2007; Lee MJ 
et al 2004)는 일부 있으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두식품과
이소플라본 섭취수준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대두식품에 대한 기호도와 인식

도를 파악하고, 대두식품을 통한 이소플라본 섭취수준을 평
가하여 대두식품을 통한 효과적인 이소플라본 섭취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에 소재한 5개 초등학교 6학년을 대

상으로 설문내용을 잘 이해시켜 응답을 받았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09년 11월 4일부터 2010년 12월 10일에 걸쳐 실시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350부 중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 불충
분한 것을 제외한 300부(남자 145부, 여자 155부)를 분석자
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신장, 체중 및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를 조사하였고, 식습관요인은 식사의 규칙
성, 식사속도, 식사량, 음식의 간, 편식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대두식품에대한기호도, 인지도, 섭취빈도및대두식품의이
소플라본 섭취량을 조사하였다.

1) 대두식품에 대한 기호도, 인지도 및 섭취빈도
16가지 대두음식에 대한 기호도는 선행연구(Lee MJ et al 

2004)를 참고하여 5점 척도(매우 싫어한다 : 1점∼매우 좋아
한다 : 5점)로 조사하였다. 12가지 대두식품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 있다, 모른다로 조사하였고, 섭취빈도조사는 선행연구
(Lee MJ et al 2004)에서 개발된 두류 및 대두식품과 음식으
로 구성된 식품섭취빈도조사를 참고하여 12가지 대두식품과
음식에 대해 섭취빈도는 ‘먹지않는다, 주 1회, 주 2∼3회, 주
4∼5회, 매일 1회, 매일 2회, 매일 3회’의 7범주로 나누어 조
사하였다. 대두식품은 일상적으로 섭취빈도가 높은 11가지
식품과 기타 콩제품(콩가루, 콩샐러드, 볶은 콩, 콩강정, 콩
죽, 콩떡 등조사목록에포함되지 않은 콩함유식품)을조사
하였다.

2) 대두식품의 이소플라본 섭취량
이소플라본 섭취량은 식품섭취빈도 조사법과하루 동안의

식사를 24시간회상법을사용하여조사하였고, 식이조사방법
에 따른 이소플라본 섭취량을 비교하였다. 식품 내 이소플라
본 함유량은 선행연구(Lee SK et al 2000)와 USDA-data 
(USDA-IOWA State University 1999)를 이용하였다. 이소플
라본은 여러 식품에 분포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함량이 대두
식품의 1,000분의 1이하로 들어 있기 때문에(Adlercreutz H 
& Mazur W 1997) 대두식품 중의 이소플라본함량만을 산출
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자료의 통계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
항, 대두음식의기호도와이소플라본섭취량은 t-검정(student's 
t-test)으로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식습관에 따른 이소
플라본의 섭취량은 일원분산분석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이소플라본섭취량분석은식품섭취빈도 조사지로부터 섭

취빈도그리고각식품내이소플라본함량을곱하여하루이

소플라본 섭취량을 추정하였다. 24시간 회상법을 통한 조사
지의영양소분석은한국영양학회의 ‘CAN-Pro 3.0 전문가용’
을 사용하였으며, 식품 database에 daidzein, genistein, isofla- 
vone을 추가로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신장, 체중, BMI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조

사대상자는 총 300명으로 남학생이 48.3%(145명), 여학생이
51.7%(155명)로 남, 여학생 비율은 비슷하였다. 평균 신장과
체중은각각남학생이 152.0 cm, 47.1 kg, 여학생이 152.4 cm, 
43.4 kg이었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의 체위기준치(12∼14세, 남자 158.8 cm, 50.5 
kg, 여자 155.9 cm, 47.5 kg)와비교해볼때남학생과여학생
의 신장과 체중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BMI는
남학생이 20.2 kg/m2, 여학생이 18.6 kg/m2로 한국인 영양섭

취기준(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의 체위기준치의
체질량지수(12∼14세, 남자 20.0 kg/m2, 여자 19.5 kg/m2)와
비교해 볼 때 남학생은 기준치와 비슷하였으나, 여학생은 기
준치보다 약간 낮았다. 신체적 사항에서 신장은 남학생과 여
학생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체중과 BMI는 남학생
이 높았다.

2. 대두식품에 대한 인지도 및 섭취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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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Male (N=145) Female (N=155) Total (N=300) Significance

Height (cm) 152.0± 7.81) 152.4±7.5 152.2± 7.6 NS2)

Weight (kg) 47.1±11.2  43.4±8.7  45.2±10.1 0.003**3)

BMI4) (kg/m2) 20.2± 3.8  18.6±2.8  19.4± 3.4 0.000***

1) Mean±S.D.
2)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3) ** p<0.01, *** p<0.001.
4) Body mass index(kg/m2) = weight(kg)/height(m)2

Table 2. Recognition and food frequency of soybean-based food in the subjects (%)

Variables Recognition
Food frequency

Never 1 times
/wk

2∼3 times
/wk

4∼5 times
/wk

1 times
/day

2 times
/day

3 times
/day

Other soybean products1) 100.0 14.7 29.3 29.0 11.3  4.7 5.0 6.0

Soybean broth 63.0 71.0 18.0  6.3  4.3 0 0 0.3

Soybean curd residue 68.7 68.0 22.3  6.7  2.3  0.3 0 0.3

Soybean curd 99.7  6.7 26.7 33.7 20.7  6.7 2.7 3.0

Uncurdled soybean curd 96.3 17.3 43.0 23.0 10.7  3.3 1.7 1.0

Fried soybean curd 70.7 53.3 31.7  9.0  4.0  0.7 0.7 0.7

Soybean paste 99.7  3.7 22.7 30.7 22.3 10.0 6.0 4.7

Chunggukjang 95.7 42.7 33.3 14.0  6.7  0.3 1.3 1.7

Miso 30.3 90.3  5.3  2.3  0.7  0.3 0.3 0.7

Seasoned soybean paste 95.0 18.0 37.3 22.7 13.7  5.0 2.3 1.0

Bean sprouts 99.7  5.0 30.3 31.0 21.0  6.3 3.7 2.7

Soy milk 96.0 45.0 30.0 12.0  7.0  3.7 1.3 1.0

1) Other soybean products : soybean powder, soybean salad, sir-fried soybean, soybean gangjeong, soybean juk, soybean tteok, etc.

조사대상자의대두식품에대한인지도및섭취빈도는 Table 
2와 같다. 대두식품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지도에서 콩은 초
둥학생모두가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두부와된장, 콩나
물은 99.7%, 순두부 96.3%, 두유 96.0%, 청국장 95.7%, 쌈장
95.0%, 유부 70.7%, 콩비지 68.7%, 콩국 63.0%로 나타나 높
은 인지도를 보인 반면, 일본된장 30.3%로 인지도가가장 낮
게 나타났다.
대두식품의 평균 섭취빈도는 두부, 된장, 콩나물을 주 2∼

3회 섭취하였고, 기타 콩제품, 순두부, 쌈장은 주 1회 섭취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국, 콩비지, 유부, 청국장, 일본된장은
조사대상자의절반이상이섭취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고, 특
히일본된장은 90.3%가섭취하지않는다고하였다. 조사대상
자의 50% 이상이 1주에 2회 이상 콩과 두부, 콩나물을 섭취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7%는 된장을, 15.7%는 기타 콩
제품을, 12.7%는 콩나물을, 12.4%는 두부를 1일 1회이상 섭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MJ 등(2004)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50% 이상이 1주에 2회 이상두부를 섭취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12.4%는 콩을, 9.8%는 된장을, 
9.0%는 두부를 1일 1회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일본된장국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두유 등
은조사대상자의 50% 이상이 거의먹지 않는 식품으로 보고
하여 청소년과 초등학생의 대두식품에 대한 섭취빈도가 유

사하였다.

3. 대두음식에 대한 기호도
조사대상자의 대두음식에 대한 기호도는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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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ference of soybean-based food in the subjects

Variables
Preference

Male (N=145) Female (N=155) Significance

Soybean paste stew  4.15±0.931) 4.16±0.86  NS2)

Chunggukjang stew 3.17±1.27 2.79±1.34 NS

Uncurdled soybean curd stew 3.91±1.05 4.01±0.96 NS

Soybean curd residue stew 3.03±1.18 2.65±1.24 NS

Soybean paste soup 3.95±1.08 3.90±1.00 NS

Miso soup 2.68±1.57 2.43±1.15 NS

Braised soybean curd with seasoning 3.70±1.13 3.79±0.93 0.011*3)

Pan-fried soybean curd 3.66±1.20 3.72±1.02 0.011*

Pan-boiled soybean curd in fermented black bean sauce 3.47±1.25 3.39±1.20 NS

Braised fried soybean 3.26±1.20 2.95±1.26 NS

Noddles in soybean broth 3.35±1.31 3.04±1.28 NS

Rice with bean 3.08±1.35 2.63±1.28 NS

Bean sprouts soup 3.81±1.07 3.85±0.99 NS

Bean sprouts stew 3.68±1.16 3.65±1.03 0.049*

Seasoned bean sprouts 3.81±1.10 3.91±1.05 NS

Soy milk 3.59±1.33 3.34±1.38 NS

1) Mean±S.D.
2)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3) * p<0.05.

16가지 대두음식에 대한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남, 여학생
모두된장찌개에대한기호도가가장높았고, 비지찌개, 일본
된장국, 콩조림, 콩밥, 청국장을 제외한대두음식은 3점이상
(보통이다)의 기호도를 보였다. 대두음식 중 기호도가 가장
낮은 것은 일본된장국으로 5점 만점에 남학생이 2.68점, 여
학생이 2.43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기
호도를 비교해 보면, 남학생은 된장찌개, 여학생은 된장찌개
와 순두부찌개가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기호도가 높았다. 
두부조림과 두부부침의 기호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

적으로높았고, 콩나물찌개의기호도는남학생이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두부조림, 두
부부침, 콩나물찌개를 제외한 나머지 대두음식에 대한 기호
도는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청소년의 대두식품 기호도는 유부초밥이 가장 높았고, 순

두부찌개와된장찌개가그다음으로높았으며, 기호도가가장 
낮은 것은 일본된장국이었고, 콩밥, 청국장찌개와 콩비지찌
개의 기호도가 낮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Lee MJ et al 
2004). 3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여성의 이소플라본 섭취의

주요 급원식품은 된장과 콩이 50% 이상이었고, 된장찌개와
된장국의기호도가가장높았다. 또한, 성인여성은두부나두
유, 청국장으로부터의 이소플라본 섭취량은 낮았고, 이들 식
품에대한기호도도섭취량과같이된장보다낮았다(Choi MJ 
et al 2009). 따라서성인, 청소년, 초등학생등조사대상은달
라도공통적으로우리나라사람은콩과된장이이소플라본의

주요 급원식품으로 대두음식 중 된장찌개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대두식품을 통한 이소플라본 섭취량
식품섭취빈도 조사법을 이용한 12가지 대두식품에 대한

초등학생의이소플라본섭취량은 Table 4와같다. Daidzein은 
9.27 mg/day, genestein은 17.16 mg/day로 daidzein과 genistein
을합한 이소플라본 섭취량은 26.43 mg/day로 나타났다. Dai- 
dzein은기타콩제품 3.06 mg/day, 된장 2.55 mg/day, 두부 1.97 
mg/day 섭취함으로총 daidzein의섭취량중세식품에서 81.8 
%를섭취하였다. 콩국 0.04 mg/day, 일본된장 0.08 mg/day, 콩
비지 0.09 mg/day, 두유 0.10 mg/day, 순두부 0.11 mg/day,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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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soflavones intakes by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in the subjects 

Variables
Daidzein Genistein Isoflavone

mg/day % mg/day % mg/day %

Other soybean products1)  3.06±4.292) 33.0  3.81± 5.34 22.2  6.88± 9.61 31.1

Soybean broth 0.04±0.10  0.4  0.07± 0.18  0.4  0.11± 0.28  0.5

Soybean curd residue 0.09±0.25  1.0  0.12± 0.31  0.7  0.21± 0.56  1.0

Soybean curd 1.97±2.25 21.3  0.29± 0.33  1.7  2.26± 0.55  2.2

Uncurdled soybean curd 0.11±0.15  1.2  0.09± 0.13  0.5  0.21± 0.29  0.9

Fried soybean curd 0.26±0.58  2.8  0.40± 0.92  2.3  0.66± 1.50  3.0

Soybean paste 2.55±2.73 27.5 10.83±11.63 63.0 13.38±11.63 48.9

Chunggukjang 0.63±1.30  6.8  0.62± 1.28  3.6  1.24± 2.59  5.6

Miso 0.08±0.46  0.9  0.12± 0.70  0.7  0.20± 1.16  0.9

Seasoned soybean paste 0.19±0.25  2.0  0.21± 0.28  1.2  0.40± 0.53  1.8

Bean sprouts 0.19±0.22  2.0  0.43± 0.48  2.5  0.62± 0.70  2.8

Soy milk 0.10±0.19  1.1  0.18± 0.33  1.0  0.28± 0.53  1.2

Total 9.27±12.77 100.0 17.16±21.92 100.0 26.43±29.94 100.0

1) Other soybean products : soybean powder, soybean salad, stir-fried soybean, soybean gangjeong, soybean juk, soybean tteok, etc.
2) Mean±S.D.

장및콩나물 0.19 mg/day, 유부 0.26 mg/day, 청국장 0.63 mg/ 
day 순으로적게섭취하였다. Genistein은된장에서 10.83 mg/ 
day로 가장 많이 섭취하였고, 그 다음으로 기타 콩제품 3.81 
mg/day 순으로 나타났다. 총 genistein의 섭취량 중 된장에서
63.0%, 기타 콩제품에서 22.2%로 두 식품에서만 85.2%라는
높은 섭취 비율을 보였다.

Isoflavone 섭취량은 된장 13.38 mg/day, 기타 콩제품 6.88 
mg/day 섭취함으로써 두 식품에서 80%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국 0.11 mg/day, 일본된장 0.20 mg/day, 콩비지
및 순두부 0.21 mg/day, 두유 0.28 mg/day, 쌈장 0.40 mg/day, 
콩나물 0.62 mg/day, 유부 0.66 mg/day, 청국장 1.24 mg/day 
순으로 적게 섭취하였다.
식품섭취빈도조사법을 이용한이소플라본 섭취량의선행

연구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MJ et al 
2004)는 28.10 mg/day의 이소플라본을 섭취하였고, Lee MJ 
& Kim JH(2007)은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소플
라본 섭취수준이 유의적으로 높아서 50세 이상 29.7 mg, 40
대 25.2 mg, 30대 22.3 mg, 20대 22.1 mg으로 나타났다.

24시간 회상법을이용하여 초등학생의 이소플라본 섭취량
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Daidzein은 13.63 mg/day, 
genestein은 16.40 mg/day로 isoflavone 섭취량은 30.83 mg/day

이었다. Daidzein은된장 5.54 mg/day, 기타콩제품 4.98 mg/day
를 섭취함으로써총 daidzein의섭취량중두식품에서 77.1%
를 섭취하였다. 콩국 및 두유, 일본된장 0 mg/day, 쌈장 0.06 
mg/day, 유부 0.13 mg/day, 콩나물 0.23 mg/day, 순두부 0.29 
mg/day, 청국장 0.48 mg/day, 콩비지 0.57 mg/day, 두부 1.35 
mg/day 순으로적게섭취하였다. Genistein은기타콩제품 6.23 
mg/day, 된장 5.96 mg/day 섭취함으로써 총 genistein의 섭취
량 중 두 식품에서 74.3%를 섭취하였다. 콩국, 일본된장 및
두유가 0.00 mg/day, 유부 0.20 mg/day, 순두부 0.22 mg/day, 
콩나물 0.47 mg/day, 청국장 0.48 mg/day, 콩비지 0.74 mg/day, 
두부 2.03 mg/day 순으로 적게 섭취하였다. Isoflavone 섭취
량은 된장 11.50 mg/day, 기타콩제품 11.21 mg/day 섭취하여
총 isoflavone 섭취량중이들식품에서 73.7 %를 섭취하였다. 
콩국, 일본된장 및두유는 0.00 mg/day, 쌈장 0.14 mg/day, 유
부 0.32 mg/day, 순두부 0.51 mg/day, 콩나물 0.70 mg/day, 청
국장 0.95 mg/day, 콩비지 1.31 mg/day, 두부 3.39 mg/day 순
으로 적게 섭취하였다.

24시간회상법을이용한이소플라본섭취량연구에서 Choi 
HS 등(2006)은 농촌지역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골다공증군 29.19 mg/day, 대조군 48.56 mg/day로 보고하였
다. Sung CJ et al(2001)은 농촌지역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이소플라본섭취량을조사한결과, 27.30 mg/day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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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soflavones intakes by 24-hour recall method in the subjects 

Variables
Daidzein Genistein Isoflavone

mg/day % mg/day % mg/day %

Other soybean products1)  4.98±2.682) 36.5 6.23±3.35 38.0 11.21±6.03 36.4

Soybean broth 0.0  0.0 0.0  0.0 0.0  0.0

Soybean curd residue 0.57±0.74  4.2 0.74±0.94  4.5  1.31±1.68  4.2

Soybean curd 1.35±1.23  9.9 2.03±1.85 12.4  3.39±3.08 11.0

Uncurdled soybean curd 0.29±0.13  2.1 0.22±0.94  1.3  0.51±0.22  4.2

Fried soybean curd 0.13±0.76  1.0 0.20±0.12  1.2  0.32±0.19  1.0

Soybean paste 5.54±3.06 40.6 5.96±3.29 36.3 11.50±6.35 37.3

Chunggukjang 0.48±0.29  3.5 0.48±0.29  2.9  0.95±0.57  3.1

Miso 0.0  0.0 0.0  0.0 0.0  0.0

Seasoned soybean paste 0.06±0.05  0.4 0.07±0.06  0.4  0.14±0.12  0.5

Bean sprouts 0.23±0.12  1.7 0.47±0.23  2.9  0.70±3.60  2.3

Soy milk 0.0  0.0 0.0  0.0 0.0  0.0

Total 13.63±9.06 100.0 16.40±11.07 100.0 30.83±23.2 100.0

1) Other soybean products : soybean powder, soybean salad, stir-fried soybean, soybean gangjeong, soybean juk, soybean tteok, etc.
2) Mean±S.D.

본 연구에서 식품섭취빈도 조사법과 24시간 회상법에 따른
이소플라본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총 이소플라본 섭취량은
식품섭취빈도조사법 26.43 mg/day, 24시간회상법 30.83 mg/ 
day로 24시간 회상법이 4.4 mg/day 더 높게 나타났다. 식품
섭취빈도 조사법으로 조사한 결과보다 24시간회상법으로 조
사한결과가기타콩제품은 4.33 mg/day, 콩비지 1.10 mg/day, 
두부 2.90 mg/day, 순두부 9.30 mg/day, 된장 0.67 mg/ day, 콩
나물 0.08 mg/day로 더 높았고, 콩국 0.11 mg/day, 유부 0.34 
mg/day, 청국장 0.29 mg/day, 일본된장 0.20 mg/day, 쌈장 0.26 
mg/day, 두유 0.28 mg/day로 더 낮았다.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식이섭취 조
사방법에 따른 이소플라본 섭취량은 식이섭취빈도 조사법

29.49 mg/day, 24시간 회상법 22.97 mg/day로 식이섭취빈도
조사법이 24시간 회상법보다 6.86 mg 더 높게 조사되었다
(Choi MJ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식품섭취빈도 조사법과
24시간 회상법에 따른 이소플라본 섭취량이 24시간 회상법
에서 4.4 mg/day 더높게추정되어차이를보였다. 이러한결
과는 24시간회상법은학교급식이이루어지는평일에조사되
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급식에서 자주 제공되는

콩밥과 된장찌개, 두부반찬을 섭취하여 더 높게 나타난 것으
로 사료된다.

24시간 회상법 또는 식이기록법을이용한식이섭취조사로

이소플라본 섭취량을 평가하는 것은 섭취에 있어 일간 변동

이크다는제한점이있으므로, 개인의이소플라본섭취량을측
정하는데 이소플라본의 주요 급원을 바탕으로 한 식품섭취

빈도조사를 사용할것이 제안되었다(Wakai K et al 1999). 본
연구와 선행연구(Choi MJ et al 2009)에서도 식이섭취 조사
방법에 따라 이소플라본 섭취량은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24
시간회상법은조사한 당일섭취한 음식의종류에따라일간

변동이 크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일상적인 식사를 반영하
는 식이섭취 조사방법인 식품섭취빈도 조사법이 이소플라본

섭취량을 추정하는데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5. 식습관에 따른 이소플라본 섭취량
초등학생의 식습관에 따른 이소플라본 섭취량은 Table 6

과 같다. 식품섭취빈도 조사법에 따른 이소플라본 섭취량은
식사의규칙성, 식사속도, 식사량에따라유의적인차이가나
타났고, 24시간 회상법에 따른 이소플라본 섭취량은 음식의
간, 편식 여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식품섭취빈도 조사법을 이용하여식습관에 따른 이소플라

본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식사의 규칙성에 따라 ‘매우 규칙
적’ 식습관을 가진 초등학생이 12.50 mg/day로 ‘매우 불규칙
적’ 식습관을 가진 초등학생 4.34 mg/day보다 이소플라본 섭
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식사의 속도에 따라 ‘매우 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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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soflavones intakes by food habits in the subjects  

Variables N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24-hour recall

Isoflavone intake
(mg/day) Significance Isoflavone intake

(mg/day) Significance

Regularity of 
meal

Very irregular   6  4.34± 1.681)b2)

0.009**3)

 6.60±3.79

NS4)

Irregular  37  7.01± 9.33ab 14.15±19.32

So-so  69  8.37± 6.91ab 13.70±11.49

Regular  96  9.40± 8.24ab 17.11±14.58

Very regular  92 12.50±12.75a 19.87±18.96

Speed of meal

Very slowly   2 18.48±16.54a

0.013*

19.38±17.81

NS

Slowly  33 13.59±14.61ab 20.89±21.57

Moderate 181  8.93± 7.39b 15.98±21.57

Speedy  75  8.88± 9.83b 14.83±16.47

Very speedy   9 16.42±21.29ab 27.34±30.23

Eat enough

Not enough  16  9.14± 6.55ab

0.003**

14.04±8.73

NS
Moderate 239  9.70± 9.93ab 16.61±16.67

Enough  40  8.39± 7.14b 16.25±13.97

Too much   4 28.39±20.84a 33.12±22.51

Salty

Very salty  33 12.91±11.57

NS

20.31±19.64b

0.007**

Salty  83  7.95± 6.30 13.61±12.12b

Moderate 134  9.77±11.54 16.32±17.12b

Not salty  38  9.63± 7.90 16.41±12.20b

Not salty enough  12 12.91± 7.90 31.79±21.66a

Refusal food 
Yes 144  9.08± 8.87

NS
14.52±12.95

0.032*

No 156 10.31±10.65 18.51±18.42

1) Mean±S.D.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 p<0.05, ** p<0.01.
4)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18.48 mg/day, ‘매우빠름’ 16.42 mg/day로 ‘약간빠름‘ 8.88 mg/ 
day보다 이소플라본 섭취량이유의적으로높았다. 24시간회
상법을이용하여식습관에따른이소플라본섭취량을비교해

보면, 음식의 간에 따라 ‘매우 싱겁게’ 섭취하는 초등학생이
31.79 mg/day로 이소플라본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
다. 편식여부에 따라서는 ‘편식 안한다’가 18.51 mg/day, ‘편
식한다’ 14.52 mg/day로 편식을 하지 않는 초등학생의 이소
플라본 섭취량이 편식습관을 가진 초등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식품의 소비형태는 대상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대구지역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식이섭취 조사방법에 따라 이소플라본 섭

취량을 분석하였다. 이소플라본 섭취수준은 나라마다 큰 차
이를 보여 아시아 지역의 평균 이소플라본 섭취량은 1일 25
∼50 mg으로 아시아인의 대두 섭취는 전통적으로 두부, 두
유, 미소, 나토 혹은 기름에튀기거나 말린농축된 대두 제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Messina M et al 2006).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1일 이소플라본 섭취량은 약 20∼

40 mg 정도로일본보다는섭취량이적으나, 서양보다는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ng CJ et al 2001; Lee DH & Sung CJ 
2003). 폐경여성을 대상으로 반정량적 식품섭취빈도 조사법
를 이용하여 식이를 통한 이소플라본의 섭취량을 조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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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균 21.94 mg을 섭취하였는데, 대상자의 40%가하루 20 
mg 이상을 섭취하고 있었고, 2%는 하루 80 mg 이상 섭취하
고 있었으며, 나이와 고령에 따른 섭취량의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Lee JH et al 2012). 연령에 따른 이소플라
본 평균섭취량을 추정한 연구에 따르면(Kim MJ 2001), 영아
에서부터 청소년까지의 성장기에 해당하는 연령별 하루 섭

취량은 1∼2세 33.3 mg/day, 3∼6세 25.0 mg/day, 7∼12세
37.3 mg/day, 13∼19세 31.0 mg/day로 나타났다. 일반 분유를
먹는 0∼1세의 영아는 이소플라본을 섭취하지 않았고, 대두
단백 특수 분유와두유를 먹는영아의 경우 이소플라본 섭취

량은 매우 높았다. 특히 두유를 먹는 경우는 총 이소플라본
섭취량이 506∼1,532 mg/day로 108∼162 mg/day인 특수 분
유를 먹는 경우보다 섭취정도가 더 높았고, 두유나 대두단백
분유를 먹는 경우 이소플라본의 섭취가 성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초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7∼
12세와 13∼19세의 이소플라본 섭취량은 각각 37.3 mg, 31.0 
mg으로 24시간 회상법으로분석된 30.83 mg/day와비슷하거
나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초등학생 이소
플라본 평균섭취량은 전형적인 아시아식이의 이소플라본 섭

취량인 약 25∼50 mg/day (Messina M et al 2006)에 해당되
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골다공증 및 폐경증후군 예방 등 질환관련 이소플라본 적

정 섭취 권장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식이 이소플라본 적정 섭취 권장수준을 결정하

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
로아시아전통식이인 45∼50 mg을권유하고, 최대 80 mg 이
상은 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어(Palacios S et al 2007; 
Unfer V et al 2004), 본 연구의 초등학생 이소플라본 섭취량
은 일반적인 섭취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소플라본 섭취에 대해 조사한 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본연구는단면적 연구로대구지역

의 초등학생으로 국한된 지역적인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충분히 많은 조사대상으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였고, 또
한 우리나라의 연령별에 따른 이소플라본 섭취량과 이소플

라본의 주된 급원식품에 대한 기호도를 파악하는데 기초자

료를 제공하며, 초등학생의 이소플라본 섭취량을 추정한 것
에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대두식품의 인지도 및 섭취빈

도, 대두식품의 기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구시에 소재한 5
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식품
섭취빈도조사법과 24시간회상법을이용하여대두식품을통

한 이소플라본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과 여학생의 분포비율은 남 48.3% 

(145명), 여 51.7%(155명)이었고, 평균신장은 152.2 cm, 평
균 체중은 45.2 kg이며 평균 체질량지수는 19.4 kg/m2로

나타났다.
2. 대두식품중콩은조사대상초등학생모두가알고있는것
으로 나타났고, 일본된장의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두부, 된장, 콩나물은 주 2∼3회, 순두부, 쌈장, 기타 콩제
품은 주 1회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콩국, 콩비지, 유
부, 청국장, 일본된장은 초등학생의 절반 이상이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초등학생의 대두음식 기호도는 된장찌개가 가장 높았고, 
일본된장국이 가장 낮았다.

4. 초등학생의 이소플라본 섭취량은 식품섭취빈도 조사법이
26.43 mg/day, 24시간 회상법이 30.83 mg/day로 분석되어
24시간 회상법이 식품섭취빈도 조사법보다 4.4 mg/day 더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소플라본 섭취급원은 된장과 기타
콩제품을 통해 대부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초등학생의이소플라본섭취량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식사속도가 느리게, 음식 간은 싱겁게 먹으면서 편식하지
않은 경우에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대구지역 초등학생의대두식품을 통한이소플

라본섭취량은식이섭취조사방법에따라식품섭취빈도조사

법 26.43 mg/day, 24시간 회상법 30.83 mg/day로 24시간 회
상법에서높게평가되었고, 이소플라본의대부분은된장과기
타콩제품으로 섭취하였으므로, 가정과학교에서는대두식품
의기호도를 높이면서 다양한 대두식품을접할 수있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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