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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채소에 대한 노출 프로그램이 유아의 채소

섭취 및 실제 식사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수 진 정 경 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놀이프로그램을 통한 6개월간의 채소에 대한 직접적 노출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첫째,

직접 노출프로그램 전후의 아동의 채소 섭취량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둘째, 노출프로그램이 실제

아동의 식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총 4개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1세

에서 4세의 아동 47명을 대상으로 실제 채소에 대한 노출을 6개월 간 진행한 후, 채소 섭취량의

변화를 통제집단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노출집단에서 노출된 채소에 대한 섭취

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채소에 대한 노출이 실제 식사행동에도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

하기 위해 부모의 24시간 회상법을 통해 아동이 실제 섭취한 음식과 종류를 파악하고 영양소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출집단에서 채소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는 비타민 C와 엽산에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고 철의 영양소 섭취 적정비도 유의하게 증가하여 채소 섭취와 관련된 영양

소 섭취정도가 개선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와 더불어 한계점 및 추후 제언을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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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는 신체적 성장 및 뇌의 발달과 함께 활

동량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균형 잡힌 영양소의

섭취가 중요한 시기이다(Marotz, 2014). 이 시기에

형성되는 식습관 및 식생활 태도는 신체적, 정서

적, 지적, 사회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생동안의 영양상태 및 건강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Lederman et al., 2004). 유아기

섭식에 대한 조사들에 따르면 약 25-45%의 유아

기 아동들이 다양한 섭식문제를 보이는데, 대다수

는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문제가 감소하지만,

약 3-10%에게서는 문제가 지속되거나 심각한 양

상으로 발전한다(Kedesdy & Budd, 1998). 유아기

아동들이 보이는 가장 빈번한 섭식문제는 편식으

로(Carruth, Ziegler, Gordon, & Barr, 2004), 특히

채소류, 콩류, 생선류에 대한 편식이 두드러지게

보고된다(김수영, 김희섭, 2008; Curtis, 2012). 편

식은 음식에 대한 뚜렷한 기호로 아주 어린 시절

부터 시작되며 일반적으로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Wardle & Cooke,

2008). 유아의 특정음식에 대한 지나친 선호나 거

부는 영양과다로 인한 비만, 당뇨, 심혈관계 질병

혹은 영양부족으로 인한 발육부진, 영양실조, 면역

성 결핍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Ekstein, Laniado, & Glick, 2010). 반면, 채소류

는 에너지 함량이 낮고 영양소가 풍부하므로 아

동의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고 칼슘도 풍부하여

성장에도 중요하다(Curtis, 2012).

최근 연구에 따르면 편식하는 아동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약 20-50%에 달한다

(김혜진, 정경미, 2008; Ong, Phuah, Salazar, &

How, 2014). 편식 아동 비율의 증가 보고와 함께

개선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는데, 주로 권고되

는 방법은 환경 변화를 통한 중재이다(Savage,

Fisher, & Birch, 2007).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음

식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기(Dovey, Staples,

Gibson, & Halford, 2008), 아동이 섭취하기 꺼려

하는 음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Kratt,

Reynolds, & Shewchuk, 2000), 건강한 음식과 긍

정적 경험을 연합시키기(Havermans & Jansen,

2007) 등이 아동의 편식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반복노출은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

요한 음식의 친숙도(Wardle et al., 2003)를 증가

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Heath,

Houston-Price, & Kennedy, 2011; Lakakakula,

Geaghan, Zanovec, Pierce, & Tuuri, 2010). 반복

노출은 크게 해당 음식을 먹도록 하는 맛보기 노

출과 실제 음식이나 음식 그림 등을 보여주는 시

각적 노출로 나눌 수 있다(Birch, McPhee, Shoba,

Pirok, & Steinberg, 1987). 초기 연구는 맛보기

노출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집중되었으며, 최소

10-15회의 반복노출이 해당 음식에 대한 친숙도

를 높일 뿐 아니라 아동의 실제 섭취량을 증가시

키는데 효과적임을 밝혔다(Birch & Marlin, 1982).

이후 맛보기 노출은 편식개선의 방법으로 제안되

는 보상(Wardle, Herrera, Cooke, & Gibson,

2003), 맛-맛 연합(Ahern, Caton, Blundell, &

Hetherington, 2014) 또는 원예 및 요리활동

(Morris & Zidenberg-Cherr, 2002)보다 아동의 식

습관을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임이 검증되었다.

뿐만 아니라 맛보기 노출을 통해 노출된 음식과

유사한 음식의 섭취량도 증가될 수 있음이 밝혀

졌다(Ahern et al., 2014). 그러나 맛보기 노출은

섭취를 강요해야하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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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항을 높일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Carruth & Skinner,

2000).

시각적 노출은 아동을 실제 음식이나 음식 그

림 등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연구자들은 이러한

간접적인 노출이 친숙도를 증가시켜 음식섭취 가

능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가정한다(Heath et al.,

2010; Wardle et al., 2003). 그러나 시각적 노출이

실제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가에 대해 탐색한 연

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노출시킨 자극이 음식의

실물인지 그림인지에 따라서도 연구마다 서로 다

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Birch, Mcphee, Shoba,

Pirok와 Steinberg(1987)는 실제 채소를 사용하여

시각적 노출과 맛보기 노출의 효과를 탐색하였는

데 맛보기 노출과 달리 시각적 노출은 실제 섭취

량을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채소

의 그림, 사진에 노출시킨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노출된 채소에 대한 섭취량이 유의하게 증가되었

음을 밝혔다(de Droog, Buijzen, & Valkenburg,

2014; Heath, Houston-price, & Kennedy, 2014).

Houston-price 등 동료들(2009)은 그림책을 이용

하여 2주 동안 채소를 노출 시킨 결과 기존에 아

동에게 익숙하지 않다고 알려진 채소에 대한 섭

취량이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밝혔다. 이 결과에

기반 하여 Houston-price(2014)는 각 아동이 좋아

하는 채소, 싫어하는 채소,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채소를 조사하고 이를 2주 동안 그림책을 통해

노출시킨 결과 모든 노출된 채소에 대한 섭취량

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익숙하지 않았던 채소에

대한 섭취량이 가장 많이 증가했음을 반복 검증

하였다. Droog 등(2014)도 5일 동안 그림책을 이

용하여 채소를 노출시켰는데 단순히 그림책을 읽

어주어 노출시킨 집단에 비해 책을 읽어주면서

질문을 하거나, 책읽기 활동에 아동이 보다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 집단에서 노출 채소의

섭취량이 약 2배 증가하였다. 즉, 아동의 참여가

적극적일수록 섭취량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이 연구결과는 실물에 대한 시각적 노출을

사용했음에도 채소 섭취량에서 차이를 보고하지

못했던 Birch 등(1987)의 연구가 노출 자체의 문

제라기보다는 노출에 대한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

를 고무하지 않은데서 온 결과임을 시사한다.

국내의 경우 아동의 섭취문제에 관한 연구는 매

우 드물다. 국내의 유아기 편식과 관련된 연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 국내 학술 전용사이트인

DBPIA(Data 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 KISS(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에서 유아기, 편식, 섭취, 영양,

치료 등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결과, 1994년부

터 현재까지 34편의 연구가 탐색되었다. 그러나

이 중 18편은 국내 아동의 편식 실태 및 편식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조사하는 논문이었다. 이 논

문들은 일관적으로 국내 학령 전 아동들의 편식

비율이 37% 이상으로 꽤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이며, 특히 채소류에 대한 기피가 심하다고 보고

하고 있어, 아동들의 균형적인 음식섭취를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오유진, 장유경,

2006). 최근에는 섭취문제에 대한 중재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으로 영양교육(유옥경, 이양근, 손희

숙, 차연수, 2010), 요리활동, 채소를 이용한 놀이

활동(김수영, 김희섭, 2008) 등을 이용하여 그 효

과를 보는 연구들이 증가하였으나, 아동의 선호도

를 부모보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기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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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동의 섭식행동의 변화를 야기하였는지를 검

증하는데 제한이 있다.

정상발달 아동을 대상으로 실제 채소에 대한

섭취행동 및 섭취량을 조사하여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주정현과 정경미(2013)의

연구가 유일하다. 연구자들은 실제 채소를 사용한

직접노출과 채소 그림을 사용한 간접 노출을 각

각 시행한 후, 두 경우의 채소 섭취량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방식 모두 섭취량의 증가

를 야기하였으나 직접노출 집단의 경우 섭취 증

가량이 더 컸으며 노출되지 않은 채소에서도 섭

취량의 변화가 나타났다. 즉, 채소에 대한 시각적

노출이 채소의 실제적인 섭취량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노출된 음식과 유사한 음식의 섭취도 증

가시킨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시각적 노출이 아

동이 먹지 않았던 음식도 섭취하게 함으로써 실

제 식사행동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일반화의 효과를 검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주의 노출기간은 일반화를 검

증하는 데 다소 짧은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한계

를 지닌다. 실제 몇몇 연구들은 식사습관을 바꾸

는 데는 최소 18일에서 최대 254일이 걸린다고

(Eldridge, Smith-Warner, Lytle, & Murray,

1998) 보고함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적인 기간

동안 노출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시각적 노출

이 실제 식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사

회적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의 적

극적인 참여가 시각적 노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de Droog et al., 2014)을 고려할 때 주정

현, 정경미(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놀이 활동을

확장하여 보다 장기적인 노출을 진행한다면 일반

화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연구에 따

르면 유아들이 보이는 영양문제 중 가장 두드러

진 것이 편식 문제이며, 특히 채소류에 대한 섭취

거부로 칼슘과 철분 섭취가 저조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오수민, 유예리, 최혜인, 김경원, 2012). 이

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동안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채소에 대한 노출을 진행 한 뒤,

이것이 아동의 편식행동에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영양 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채소를 이용하는 놀이 활동

을 통한 실제 채소에 대한 장기적이고 직접적인

시각적 노출이 첫째, 통제된 실험상황에서 아동의

채소 섭취량을 증가시키는지, 둘째, 실험상황에서

벗어나 가정 및 어린이집에서도 아동이 섭취하는

채소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참여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4

개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1세부터 만 4세

(M = 2.62, SD = .95)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이 시작되기 전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는 동의서가 어린이집 교사들을 통해 아동

의 부모에게 전달, 수집되었고 부모가 동의한 아

동에 한해서 측정을 하였다. 그 결과, 부모가 동의

한 총 58명의 아동이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결석

으로 인해 채소 섭취량 측정에 참여하지 못한 4

명은 제외되었다. 부모가 동의한 54명의 아동 중,

프로그램 전 이미 채소의 90%이상 섭취한 7명의

아동은 노출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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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연구대상으로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47

명(남아 21명, 44.7%; 여아 26명, 55.3%)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노출집단과 통제집단 중 어떤

집단에 아동이 참여하는가는 어린이집 단위로 무

선 배정되었다(노출 24명, 51.1%; 통제 23명,

48.9%). 두 집단 간 아동의 평균연령 및 BMI 수

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참

가아동의 성별 및 신체적 특성에 관한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 참가 아동 중 한 명을 제외

한 모든 아동의 부모가 기본 정보 및 실험 전후

이틀간의 아동의 섭취 음식과 양을 파악하기 위

해 배부된 자료에 응답하였다.

노출집단과 통제집단에 참여한 아동의 부모의

연령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연령 및 사회경제적 수

준에 대한 정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측정

기본 정보 기록지. 참가 아동과 부모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 파악을 위해 선행연구인 주정

현과 정경미(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기본 정보

기록지를 사용하였다. 본 기록지는 부모 보고형태

이며,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정보 및 아동의 발달

적 특징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인구학적

영역에는 아동의 생년월일, 연령, 성별 및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었고, 아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전체연령

노출집단

(n=28)
남아 2 5 7 0

14

(25.5%)

여아 6 2 5 1
14

(25.5%)

통제집단

(n=27)
남아 0 3 5 3

11

(20%)

여아 0 4 7 5
16

(29.0%)

전체(%)

(n=55; %)

8

(14.5%)

14

(25.5%)

24

(43.6%)

9

(16.4%)

55

(100%)

표 1. 참가 아동의 연령 및 성별 분포

노출집단 통제집단 t(df)

부모의 평균 연령(표준편차)1 31.20(2.06) 30.95(1.77) .469(42)

사회 경제적 수준(표준편차)2

범위1～5
3.22(.65) 3.10(.54) .416(38)

표 2. 참가 아동 부모의 연령 및 경제적 수준의 비교

1 평균연령 미기재한 4명(노출집단 1명, 통제집단 3명)을 제외한 평균. 2 연수입을 미기재한 8명(노출집단 5명, 실험집단 3

명)을 제외한 평균, 연수입은 다음과 같이 평가함.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2999만원 ③ 3000-4999만원 ④ 5000-6999만원

⑤ 7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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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성장 발달 영역은 아동의 키(cm)와 체중(kg)

의 신체계측 정보가 포함되었다.

실험자극. 본 연구에서의 실험자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노출프로그램에 사용하

는 노출자극으로 실험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의

절차를 따라 선택되었다. 우선 Hendy, Williams,

Camise, Eckman과 Hedemann(2008)의 연구를 참

고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자주 제공하는 채소 17

가지를 선정하고 참가 아동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17가지 채소에 대한 자녀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후 본 설문을 통해 아동들이 선호하지 않는 상

위 10가지 채소를 실험자극으로 선정하였으며 다

음과 같다; 브로콜리, 양상추, 당근, 오이, 느타리

버섯, 토마토, 깻잎, 가지, 애호박, 상추. 일주일에

두 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10가지 채소 중

3가지 채소가 무선 선택되어 번갈아 노출이 이루

어졌으며 각 채소는 최소 13번에서 최대 16번씩

사용되었다.

두 번째는 노출프로그램 전 후의 아동의 채소

섭취량 비교를 위해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자극으

로 노출프로그램에 사용된 10가지 채소를 모두

사용하기에는 측정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이 있다

고 판단되어 다음의 기준에 따라 6가지를 선정하

였다. 1) 5가지 서로 다른 채소류에서 한 가지씩,

2) 맛이나 향이 강하지 않아 아동의 거부가 심하

지 않은 채소, 3) 생식 혹은 간단한 조리(데치기)

만으로 섭취가 가능하여 섭취량 측정이 용이한

채소. 이 기준에 따라 브로콜리(화채류), 양상추

(엽채류), 당근(근채류), 오이(과채류), 느타리버섯

(버섯류)을 선정하였고 이와 더불어 토마토를 추

가하여 총 6가지 채소를 실험자극으로 선정하였

다. 토마토는 과채류에 속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아동들이 과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오수

민, 유예리, 최혜인, 김경원, 2012) 아동들은 채소

에 비해 과일에 거부감이 덜하다는 기존 보고(이

승민, 2008)에 근거하여 채택되었다.

섭취 행동 기록지. 노출프로그램 전과 후에 아

동의 채소 섭취량을 파악하기 위해 섭취 행동 기

록지를 제작하여 각각 2회씩 아동의 채소 섭취행

동을 측정하고 기록하였다. 본 기록지는 Wardle,

Herrera, Cooke과 Gibson(2003)의 연구와 주정현

과 정경미(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관찰자는 한 아동 당 최대 5분 동안, 본 기록지

를 이용하여 아동이 섭취한 순서대로 채소의 종

류와 개수를 기록하였다. 6개의 측정자극인 양상

추, 브로콜리, 오이, 당근, 느타리버섯, 방울토마토

를 각각 L(Lettuce), B(Broccoli), CU(Cucumber),

CR(Carrot), M(Mushroom), T(Tomato)로 기록하

고 해당 채소를 아동이 섭취한 경우 C(Consume),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NR(No

Response)로 기록하였다.

1일 섭취식품 조사지. 아동이 평소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 및 양을 파악하기 위하여 1일 섭취

식품 조사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본 조사지는

선행연구(Beaton, Milner, McGuire, Feather, &

Little, 1983)를 참고해 24시간 회상법을 사용하여

부모가 아동의 식사 섭취에 대해 기록할 수 있도

록 제작되었다. 음식 종류는 간식을 포함하여 아

침, 점심, 저녁을 중심으로 시간대별로 아동이 섭

취한 음식종류와 재료 명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

였고 음식 분량은 g으로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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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려울 경우 눈대중 분량과 개수로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사지는 총 이틀(주말 하

루와 평일 하루)을 부모가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평일 점심은 어린이집에서 먹은 경우, 아동의 담

임교사가 기록하였다. 본 조사지를 통해 아동이

섭취한 음식과 영양소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다

양한 영양소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채소 섭

취와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엽산, 철, 인, 나트륨(구언희, 양경미, 서정숙,

2001; 이지윤, 이민숙, 김순기, 안홍석, 2004)과 3

대 영양소를 분석하였다.

CAN-Pro 4.0. 1일 섭취 식품 조사지를 통해

조사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영양소별로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용 CAN-Pro 4.0(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을 이용하여 영양소별로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였다. CAN-Pro 4.0은 개인이나 집

단의 영양 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한국영양학회에서 2010년에 개정한 한국인 영양섭

취기준과 미량영양소 12종 및 보완된 식품 데이

터베이스에 기반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영양학

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총 4명의 대학원생이

CAN-Pro 4.0을 이용하여 아동의 섭취식품을 영

양소별로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부모가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

여 작성한 1일 섭취 식품 조사지를 기반으로 하

여 아동별로 섭취한 음식의 종류를 섭취음식별

식품목록창에서 검색하여 기입하였다. 다음으로

해당음식의 섭취량을 추가하고 아동의 연령과 일

치하는 연령별 기준을 적용하여 전체음식 영양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간 신뢰도를 위해 사전

에 음식의 단위 및 중량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신뢰도가 80%이상이 될 때까지 연습한 후 독립적

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절차

본 연구는 책임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연구

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승인번호: 1040917-

201312-SB-131-04). 연구는 크게 6개월간의 노출

프로그램 전, 후에 야채 섭취량을 측정하고 비교

1) 사전 측정

① 노출 프로그램 전,

아동의 채소 섭취량 측정

② 부모 보고를 통한

아동의 실제 식사 행동

파악

3) 사후 측정

① 노출 프로그램 후,

아동의 채소 섭취량 측정

② 부모 보고를 통한

아동의 실제 식사 행동

파악

2) 실험

(6개월)

통제집단

일반

보육활동

노출집단

실제채소에

대한

반복노출

그림 1. 주요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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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채소 노출은 피험자

간 설계를 통해 노출집단과 통제집단의 두 조건

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절차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노출 프로그램은 아동이 속한 어

린이집의 담임교사가 진행하였으며 6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10분간 그룹으로 진행하였으며 담

임교사 1명당 4-5명의 아동이 참가하였다.

사전측정. 노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전, 아

동의 채소 섭취량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어린이집을 이틀에 걸쳐 방문하여 총 2회의 사전

측정을 하였다. 두 번의 사전측정을 통해 확인된

섭취량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이틀 중

하루 결석을 한 아동의 경우, 1회의 측정값을 사

용하였다(n=5). 측정은 아동 개인별로 어린이집

안의 독립적인 공간에서 실시하였으며 측정의 신

뢰도와 정확도를 위해 측정과정은 동영상으로 촬

영되었다.

총 5명의 연구자(임상심리학을 전공하는 석사생

3명,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부생 2명)가 아동들의

채소섭취량을 측정하였다. 측정 전, 주 연구자는

나머지 연구자들에게 사전에 정한 측정 절차 및

기록방법 등에 대해 교육 한 후 어린이집에 방문

하여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모든 측정에는

주 연구자가 항상 참여하였고 나머지 4명의 연구

자가 돌아가면서 한 명씩 측정에 참여하여 한 어

린이집 당 2명의 연구자가 측정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를 돕기 위해 2명의 연구자에게는 각각 1

명씩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복수전공하는 학부생

이 보조연구자로 배정되었다. 보조연구자 역시 측

정 전, 주 연구자로부터 측정 전반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며 이들의 주 업무는 아동들을 측정하는

곳으로 안내하기, 야채 준비하기, 뒷정리하기, 측

정 과정 동영상 촬영하기였다.

관찰자는 총 6명으로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복

수전공하는 학부생으로 구성되었다. 관찰자는 측

정 절차 및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은 뒤,

연구자가 측정하고 보조연구자가 촬영한 동영상

을 보며 연구자와 동일하게 아동의 야채 섭취량

을 측정, 기록하였다. 측정의 신뢰도를 위해 한 아

동 당 한 명의 연구자와 두 명의 관찰자가 섭취

량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관찰자간 신뢰도는

96.7%～100%였다.

연구자는 측정자극으로 사용된 6가지의 채소를

채소별로 각기 다른 접시에 담아 아동의 앞에 일

렬로 제시하였으며 그 순서는 무선할당 되었다.

각각의 채소는 아동이 손으로 집어 섭취하는 데

용이하도록 1g씩 잘라 한 채소 당 5 조각씩 총

30g이 제공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브로콜리와 버섯은 물에 살짝 데쳐서

사용되었고 나머지 4가지 채소는 생 채소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채소는 종류별로 지름 10cm

의 플라스틱 접시에 담겨 아동에게 제공되었다.

아동의 채소 섭취량을 파악하기 위해 한 아동 당

측정한 시간은 5분이었으며 5분 이내에 모든 야

채를 섭취한 아동의 경우는 총 소요 시간을 함께

기록하였다. 채소 섭취 방법은 주정현, 정경미

(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였다.

모든 아동의 측정은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제공

되는 오전 간식 시간 전에 이루어졌으며 프로그

램 전, 후 날짜를 달리하여 각각 2회씩 측정하여

총 4회 측정하였다. 아동의 섭취량은 측정한 2회

의 평균값으로 사용하였고 아동의 최대 섭취량은



실제 채소에 대한 노출 프로그램이 유아의 채소 섭취 및 실제 식사행동에 미치는 영향

- 433 -

1회당 30개, 최소 섭취량은 0개였다.

또한, 연구자는 사전 측정을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하기 전 우편을 통해 부모들에게 배부된 1일

섭취식품 조사지를 수거하였다. 1일 섭취식품조사

지에는 부모들이 주말 하루와 평일 하루 동안 아

동이 섭취한 모든 음식의 종류와 음식에 포함된

재료 및 섭취량을 기록하였다. 기록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하여 일반적인 밥 한 공기, 우유 한 컵

등의 중량을 알려주어 기록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실험상황에서 아동의 채소 섭취량을

측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노출이 아동의 실제 섭

취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실험

노출집단. 노출집단의 경우, 노출자극인 10가지

채소 중 매주 3개의 채소를 번갈아 사용하며 프

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채소

는 매주 월요일에 어린이집으로 배송되었다. 담임

교사들은 일정표와 매뉴얼에 따라 6개월 동안, 일

주일에 2번, 10분씩, 아동들을 다양한 채소에 반복

노출 시켰다. 연구자는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방

문하여 교사들이 1)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어려움

은 없는지, 2) 동일한 시간(10분)동안 채소를 노출

시키는지, 3) 제공된 채소를 모두 사용하는지, 4)

모든 아동들을 비슷한 수준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시키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노출집단에서 사용하는 노출 프로그램은 총 14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표 3) 본 프로그램은 영

양교사와 교육학 교수가 저술한 우리 아이 편식

이 달라졌어요; 편식을 고치는 교육(전도근, 조효

연, 2010)을 참고하여 제작된 후, 보육교사 세 명

에게 프로그램의 난이도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최종판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노출프로그

램을 통해 참가 아동들은 실제 채소를 이용하여

제목 내용

냠냠 맛있게 먹어요 입 부분에 구멍이 뚫려있는 동물 얼굴 그림판의 구멍 안으로 채소 집어넣기

알록달록 물감놀이 채소를 다양한 모양으로 잘라 물감 묻혀 찍기

채소로 그림 만들기 다양한 단면의 채소를 이용하여 얼굴, 꽃 등을 만들기

스티커로 채소 꾸미기 여러 가지 스티커를 채소에 붙이며 채소 꾸미기

싹둑싹둑 채소를 잘라요 어린이용 칼을 이용하여 채소를 좋아하는 모양으로 자르기

채소 퍼즐 맞추기 다양한 단면의 채로를 같은 것끼리 맞추기

숫자놀이 숫자를 보고 해당하는 숫자만큼 채소를 분류하기

색깔놀이 여러 가지 색깔을 보고 같은 색깔의 채소끼리 모으기

채소 낚시 그릇에 다양한 크기의 채소를 넣고 숟가락으로 채소를 건져 올리기

채소 탑 쌓기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채소를 높이 쌓아 올리기

나만의 채소나무를 만들어요 나무가 그려진 종이에 다양한 모양의 채소를 풀로 붙이며 꾸미기

표정놀이 채소를 이용하여 눈,코,입 및 다양한 표정의 얼굴을 만들기

몇 개 더 필요할까요?
서로 다른 개수의 조각이 있는 채소를 보고 몇 조각이 더 필요한지 추측하고 수를 일치

시키기

그림그리기 사인펜, 크레파스를 이용하여 채소에 그림 그리기

표 3. 노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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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활동을 함으로써 채소를 만져보고 채소의

냄새를 맡아보는 등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노출

집단의 아동들은 6개월 간 일주일에 2회씩 총 48

회의 노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14가지의 프로

그램을 차례대로 번갈아가며 사용하였다.

통제집단. 6개월의 동일한 기간 동안 노출 프

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둠으로써 반

복 노출의 효과성을 비교하였다. 통제 집단의 경

우 사전, 사후 측정은 노출집단과 동일하게 이루

어졌으나 실험조건에서 6개월 동안 노출프로그램

을 진행하는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은 채

기존의 보육활동이 진행되었다. 통제집단의 어린

이집에는 노출집단과의 형평성을 위해 사후 측정

이 끝난 후 실험 집단과 동일한 교구 및 매뉴얼

등이 제공되었다.

교사교육. 교사교육은 반복노출 프로그램이 진

행되기 전, 프로그램을 진행할 어린이집 담임교사

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사전 측정이 끝난 직

후 약 한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교사들은 노출

프로그램에 사용될 매뉴얼과 프로그램 교구, 일정

표 등을 제공받은 후, 구체적인 프로그램 진행절

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받았다. 이후, 교사들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시연(demonstration)하였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

다. 이후, 교사들이 6개월 동안 교육받은 것과 동

일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

구자는 한 달에 2번씩 총 12번 어린이집을 방문

하여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촬영한

후, 연구자 한 명과 연구 보조자 한 명이 촬영된

영상을 보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프로그램 충실도

(treatment fidelity)를 확인하였다. 체크리스트는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날짜에 배정

된 프로그램 수행여부, 제공받은 준비물 사용여부,

프로그램에 선정된 채소 이용 여부, 시간엄수 여

부,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기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예. ‘날짜에 배정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는가?’). 교사의 프로그램 충실도에 대한

관찰자간 일치도는 100%였으며 교사들은 85～

100% 수준으로 매뉴얼과 일치하게 수행하였다.

사후측정. 6개월간의 실험이 종료 된 후 채소

섭취량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측정과 동일한 방법

과 장소에서 사후 측정을 하였다. 사전측정과 동

일하게 이틀에 걸쳐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섭취량

분석 역시 2회 측정한 아동은 평균값을, 결석으로

인해 1회만 측정한 아동의 경우 1회의 값을 분석

에 사용하였다(n=12). 연구자는 사후 측정을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하기 전 우편을 통해 부모들에게

배부된 1일 섭취 식품 조사지를 수거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sion 21.0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우선 노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전

두 집단 간 사전 섭취량이 동일한 수준인지 확인

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반복 노출 프로그램이

노출집단 아동의 실제 채소 섭취량을 증가시켰는

지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

출 프로그램이 실제 식사 행동도 변화시켜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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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양 개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

해 우선 CAN-Pro 4.0을 이용해 분석한 아동이 섭

취한 많은 영양소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채소 섭취와 관련되는 영양소를 기존의 연구들

(Carolus, 1975; Gonezalez, Pera, Agudo, & Riboli,

2006)을 참조하여 선별하였다. 선별한 10가지 영양

소를 통해 두 집단 각각의 영양소 적정비(Nutrient

Adequacy Ratio: NAR)와 각 영양소의 적정도 값

을 평균한 평균 적정비(Mean Adequacy Ratio:

MAR)를 구하였다. 영양소 적정비는 각각의 영양

소 섭취 권장량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여 1을 최고

상한치로 설정한 값이므로 1에 가까울수록 해당

영양소의 권장량에 부합하는 양을 섭취했음을 의

미한다. 평균 적정비(Mean Adequacy Ratio) 값

역시 1에 가까울수록 전체적인 식이섭취의 질이

적절함을 의미한다.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여 두 집단 간 영양소

섭취 적정도를 비교하였다.

결 과

노출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섭취량 비교

반복 노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전, 프로그램

에 참여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사전 채소

섭취량이 동일한 수준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자

극의 집단 간 사전 섭취량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

과, 두 집단 간 섭취량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

다(표 4).

반복 노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반복 노출 프로그램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사전-사후 채소 섭취량의 변화가 유의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출집단의 채소섭취량의 변화가 통제집

단의 채소섭취량의 변화에 비해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출 집단의 경우 6가지의

실험자극에 대한 채소 섭취량이 유의미하게 증가

하였다(t(22) = -1.81, p < .01). 반면 채소에 대

한 별도의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 섭취량과 사후 섭취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23)= -3.44, p > .05).

분석 결과는 표 5와 그림 2에 제시하였으며 본

실험의 효과크기는 .85로 큰 크기로 나타났다

(Cohen, 1988).

노출 집단 통제 집단 t df 유의도

사전 평균 사전 평균

.17 45 .863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사전 섭취량
5.31 5.65

(7.1) (6.2)

표 4. 집단 간 사전 섭취량 차이 검증 결과

주. 측정 단위는 채소의 섭취 개수(1개=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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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노출 프로그램의 일반화 검증

본 연구에서는 반복 노출 프로그램이 실험상황

에서 노출된 채소의 섭취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

라 실제 식사행동에까지 그 영향이 일반화되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

동의 섭취 음식에 포함된 다양한 영양소 중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채소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알

려진 영양소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영양소별로

노출 전, 후를 비교하여 노출 전에 비해 노출 후

에 영양소 섭취비율의 개선이 나타났는지를 확인

하였다.

영양소 섭취 적정도

반복 노출 프로그램이 아동의 실제 식사 행동

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영양소 섭

취의 적정도를 나타내는 영양소 적정비(Nutrient

Adequacy Ration: NAR)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노출집단의 철의 영양소 적정비는 통

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여 권장섭취량과

유사한 양을 섭취하였다. 다른 9가지의 영양소

및 평균 적정비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실험집단의 나트륨 섭취량

이 1.77에서 1.54로 줄어들었으며 평균 적정비가

0.84에서 1에 가까운 0.99로 증가하여 노출집단의

노출 집단 통제 집단 F

사전평균

(표준편차)

사후평균

(표준편차)

사전평균

(표준편차)

사후평균

(표준편차)
집단X시기

섭취량
5.31

(1.37)

12.60

(2.06)

5.65

(1.40)

7.15

(2.10)
14.45*

표 5. 사전- 사후 섭취량 변화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 p < .05

그림 2. 집단 간 사전- 사후 섭취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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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식사의 질이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표 6).

영양소 섭취량

반복노출프로그램 전, 후로 영양소 섭취 상태의

변화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 알

아보기 위해 반복 측정 ANOVA를 사용하여 분석

한 결과, 실험집단의 엽산 및 비타민 C의 섭취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그 밖에 실험집단의 비타

민 A, 칼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표 7).

노출집단 통제집단

영양소
사전평균 사후평균 사전평균 사후평균 F

유의도
집단X시기

NAR1 탄수화물
0.74

(.17)

0.82

(.16)

0.72

(.21)

0.76

(.22)
.89 .347

지방
0.89

(.38)

0.98

(.28)

0.84

(.33)

0.96

(.43)
.04 .848

단백질
0.80

(.35)

0.88

(.21)

0.75

(.23)

0.78

(.26)
.42 .518

비타민A
0.73

(.78)

1.12

(.71)

0.82

(.49)

0.84

(.52)
3.50 .065

비타민C
0.63

(.37)

0.89

(.63)

0.61

(.59)

0.67

(.68)
2.54 .114

칼슘
0.58

(.22)

0.71

(.29)

0.74

(.31)

0.76

(.40)
1.39 .242

엽산
0.80

(.27)

1.01

(.39)

0.84

(.32)

0.84

(.40)
2.78 .098

철
0.72

(.36)

0.95

(.33)

0.63

(.29)

0.68

(.24)
4.00 .049*

인
0.88

(.31)

0.97

(.21)

0.95

(.30)

1.01

(.35)
.19 .665

나트륨
1.77

(.52)

1.54

(.46)

1.46

(.61)

1.53

(.53)
.89 .346

MAR2
0.84

(.23)

0.99

(.23)

0.87

(.26)

0.91

(.28)
3.33 .071

표 6. 집단별 영양소 적정비(NAR)와 평균 적정비(MAR)

1 NAR= 개인의 특정 영양소 섭취량/ 특정 영양소의 권장섭취량, 만3-5세 기준
2 MAR= X개 영양소의 NAR의 합/ X. 영양소 적정비는 각 영양소 섭취 권장량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여 1을 최고 상한치로

설정. 즉, MAR은 10개의 영양소(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엽산, 철, 인, 나트륨)에 대한 NAR의 합

을 영양소의 개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였다
* p < .05

*주.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438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만 1세에서 4세 사이의 유아

를 대상으로 채소의 시각적 노출이 유아의 채소

섭취 및 실제 식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6개월간

채소에 대한 노출이 있었던 노출집단의 채소 섭

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실제 아동의

식사를 영양소별로 분석한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노출집단의 비타민 C와 엽산의 섭취량 및 철의

영양소 적정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채소섭취에

따른 관련 영양소 섭취 증가가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른 의의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6개월간의 시각적 노출은 노출된 채소에

대한 아동의 섭취량 증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각적 노출이 음식에

대한 아동의 선호도를 증가시키는(Birch et al.,

1987; Houston-Price et al., 2009) 데서 나아가 실

제 노출된 음식의 섭취량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연구들은 편식이 새롭고

낯선 음식을 거부하는 행동(food neophobia)과 관

련된다는 가정 하에(Cooke et al., 2003) 맛보기

노출을 통해 음식에 대한 친숙도를 증가시키는

개입방법을 권장해왔다. 그러나 맛보기 노출은 섭

취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공격, 떼쓰기와

같은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Houston-Price

et al., 2009) 이러한 부정적 경험이 노출시키는 음

식과 잘못 연합되어 섭식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

성이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탐색한 시각적 노출

은 섭취를 강요할 필요가 없으므로 새로운 음식

에 대한 거부가 심하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연합 없이

채소에 노출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놀이

활동을 이용하여 채소에 시각적으로 노출을 시킴

으로써 채소와 긍정적인 감정이 연합될 수 있는

노출집단 통제집단

영양소
사전평균 사후평균 사전평균 사후평균

KDRI1
F

유의도집단

X시기

비타민A
430.51

(261.34)

617.79

(392.36)

452.38

(296.51)

464.23

(283.64)
550 3.50 .065

비타민C
44.36

(25.76)

62.08

(44.04)

42.84

(19.65)

47.06

(21.91)
70 9.63 .003*

칼슘
345.82

(134.72)

424.96

(173.72)

443.51

(185.56

455.18

(236.48)
600 1.39 .242

엽산
240.90

(82.26)

302.83

(115.72)

252.13

(96.61)

251.65

(118.06)
300 31.93 .000**

표 7. 집단 별 영양소 섭취상태

1. 한국영양학회: 한국인 영양섭취기준(2010), 만3-5세 기준(만3세 미만에 대한 기준은 제공되지 않아 가장 어린 연령을 기준

으로 삼음.)
* p < .05, ** p < .001

*주.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실제 채소에 대한 노출 프로그램이 유아의 채소 섭취 및 실제 식사행동에 미치는 영향

- 439 -

기회를 제공하였다.

최근 이와 같은 반복노출의 효과성에 대한 연

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섭취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에 적합한 노출의 횟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맛보기노출에 대한 기존 연구

들은 일관적으로 약 10-15회의 맛에 대한 노출이

실제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데 유의한 횟수라고

보고한다(Birch & Marlin, 1982; Birch, McPhee,

Shoba, Pirok, & Steinberg, 1987). 그러나 시각적

노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며 연구에

따라서 노출시키는 횟수도 매우 상이하다(Birch

et al., 1987; Houston-Price et al., 2009). 본 연구

에서는 6개월간 약 48회의 노출을 진행하였으며

이것이 섭취량 증가에 효과적인 횟수임을 증명하

였다. 본 연구와 동일한 패러다임으로 채소 직접

노출을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보다 적은 횟수인 14

회의 노출을 진행한 주정현, 정경미(2013)의 연구

와 본 연구의 효과크기를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주정현, 정경미(2013)의 연구에서는 .29의 작은 효

과크기가 관찰된 반면, 더 많이 노출시킨 본 연구

에서는 .85로 훨씬 큰 효과크기를 나타냄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출의 횟수가 많을

수록 효과적(Sullivan & Birch, 1990)이라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시각적 노출에 대한 기

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이미 친숙해진 음식에 대

한 추가적인 노출은 해당 음식에 대한 아동의 섭

취량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Houston-Price et al., 2009) 지나치게 많은 횟수

의 노출은 오히려 해당 자극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는 포만효과(Satiation effect)가 야기될 수 있다

(Pliner et al., 1980). 따라서 섭취량을 최대로 증

진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노출 횟수와 지나친

노출의 역효과가 나타나는 정확한 시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나 아직 이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

으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6개

월간 일주일에 두 번씩 이루어진 노출은 섭취 증

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나

시각적 노출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출의 횟수와 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보다

자세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노출이 노출된 음

식의 섭취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실제 식사행동

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탐색함으로써 시각적

노출 방법의 사회적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출된 음식에 대한 섭취량만 증가

했던 간접노출과 달리 직접노출은 노출된 자극

이외의 다른 음식에까지 일반화되어 섭취량의 변

화가 나타난 기존의 연구(주정현, 정경미,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노출 전, 후의 아동의 실제 섭

취 음식의 영양소 분석결과 비타민 C와 엽산의

섭취정도가 가장 유의하게 늘어났으며 두 영양소

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브로콜리, 오

이와 같은 녹색채소(Proteggente, Pannala,

Paganga, Buren, & Rice-Evans, 2002)임을 고려

할 때 이는 놀이 활동을 통해 노출된 채소에 대

한 섭취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와 더

불어 철의 유의미한 상승도 나타났는데 이는 채

소류를 주 4회 이상 섭취할 경우 철분의 흡수 향

상인자인 비타민 C의 수준이 상승되어 철분 결핍

을 예방할 수 있다는(이지윤, 이민숙, 김순기, 안

홍석, 2004) 기존 결과와 일치한다. 더불어 식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계산한 평균 적정비(MAR)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가 섭식문제를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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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상집단이 아닌 정상발달 아동으로서 사전의

MAR값이 유의하게 낮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집단과 달리 실험집단의

사후 MAR은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나타내는 1과

매우 근접한 0.99의 수치로 높아졌음을 고려할 때

이후 편식이나 섭식 거부 문제로 인해 적정비가

낮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효과를 탐색한

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이처럼 노출 프로그램의 효과로 인해 아동

의 전반적인 영양 섭취의 질이 개선된 것은 아동

기가 신체 조성의 기초가 형성되고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는 식습관이 발달하는 시기(Ahern et

al., 2014)라는 것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하다. 특

히 최근 국내 아동의 영양 상태에 관한 조사는

소아 만성질환과 비만, 빈혈과 관련된 비타민 A,

철분, 칼슘 등의 영양소가 결핍된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한다(손향남, 박민정, 한지

숙, 2009). 따라서 간단한 시각 노출을 이용하여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동기의 편식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

적인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교사들이나 부모가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쉬운 노출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일상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사회적

타당도가 높은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6개월

의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뒤 간단한 인터뷰를 통

해 실험에 대한 피드백을 들은 결과 실험을 직접

진행한 교사 7명 중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프

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재사용 의사를

보고하였다. 특히 국내 정상발달 아동의 약

25-40%의 아동이 섭식문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실제 치료자를 찾는 비율이 유의하게 낮

다는 점(김혜진, 정경미, 박미정, 최연호, 2008)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진행이

가능한 노출 프로그램은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

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가자는 편의표본

추출과정을 사용하여 모집되었기에 그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아동의 채소 섭취량은 부모의

교육수준 및 사회경제수준(SES: Social Economic

Status)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

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채소 섭취량이 낮다

(Cooke et al., 2003). 따라서 추후에는 보다 표집

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참가자를 확보

하여 노출의 효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더

불어, 본 연구에서 확인한 노출 효과가 노출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지속되는지에 대

한 탐색이 있다면 노출 효과에 대한 보다 신뢰로

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는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형성되는 시기

인 만 1-4세 아동을 대상으로 노출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미 형성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Gilbert & Khokhar,

2008) 보다 높은 연령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노

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상발달 아동만을 대상

으로 시각적 노출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자폐와 같은 발달장애 아동들에게서 편식문제가

더욱 심하게 나타남(Ledford & Gast, 2006)을 고

려할 때 추후에는 다양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노출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

해 각 임상집단에 적합한 노출프로그램이 개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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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소뿐 아니라 보다 다양

한 음식에 대한 아동의 편식행동을 중재할 수 있

는 연구가 실시되기를 제안한다. 아동기에는 채소

뿐 아니라 콩, 과일 등에 대한 편식도 심하게 나

타나지만(Curtis, 2012) 이에 개입하는 방법에 대

한 연구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Heath et al.,

2011). 그러나 아동기의 영양섭취는 신체적, 심리

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보다 다양한 전

략에 대한 연구를 통해 편식문제에 개입할 필요

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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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direct exposure to vegetables on young children’s

consumption of vegetables, with actual nutritional recording. A total of 47 young children with

ages ranging from 1 to 4 years old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Among these, 24 children

were assigned to a 6-month direct vegetable exposure program. Children were assessed on

their vegetable consumption before and after the exposure program.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exposure increased the consumption of vegetable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It is

noteworthy that those who were exposed to vegetables consumed more nutrients, and more

specifically, more ascorbic acid(vitamin C) and folic acid, which are both related to vegetable

consump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direct exposure program may not only be

effective in correcting children's inappropriate eating habits but may also have positive effects

on overall nutrient intak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visual exposure, exposure program, vegetable consumption, children,. neopho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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