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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tj

서 론

사춘기는 소아에서 성인으로 이행되는 시기로서 신체적으로

이차 성징이 시작되어 생식 기능을 획득하게 되며 심리적으로,

자아의 형성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시기이다
1)

이와 더불어 신장.

과 체중을 포함한 각 장기들의 급성장을 통해 성인으로서 성숙하

게 된다
2, 3)

따라서 사춘기의 시기를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히 대.

처함으로써 완숙된 성인이 되도록 해야 된다 사춘기 시기는 대.

개 세에 시작되어 세에 완성되는데 년대에10-12 17-19 , 1970

과 의 보고Marshall Tanner
4, 5)

로는 여아에서는 평균 세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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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에서는 평균 세에 사춘기가 시작한다고 하였고 이후11.64 ,

로 영양적인 측면과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조금씩 빨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 7)

최근까지의 국외의 보고를 종합해보면.

년대에는 여아의 경우는 세 이전으로 빨라졌으며1990 10
8, 9)

남,

아는 세 이전으로 빨라졌고 년대에 와서는 여아의 경우11 , 2000

세 이전으로 빨라진 것으로 알려졌다9
10-12)

국내의 연구는. 1980

년 후반부터 년대까지 활발한 연구가 있었으며 여아의 사1990 ,

춘기는 세경에 남아의 경우는 세경에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11 12

되었다
13-18)

하지만 년대에는 연구가 드물어 등. 2000 Park
19)

이

명을 조사하여 보고하였을 뿐인데 여아는 세에 남아1,101 , 11.3

는 세에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국외의 연구와12.1 .

달리 국내의 연구 결과
19)

는 사춘기의 시작 시기가 년대에1990

비하여 년대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 재고의 필요성이 있2000

음을 인식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학년. 1, 2, 3

에서 성 성숙도를 조사하여 사춘기의 시작 시기를 알아보았고,

사춘기 시작 시기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

춘기 시작 시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

사춘기 조기발현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연구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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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advanced puberty

Yong Jun Park, M.D., Chang Min Moon, M.D. and Hwang Jae Yoo, M.D.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Kwandong University, Goyang, Korea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timing of puberty and the factors inducing advanced puberty in

elemental school students of low grades.

Methods : The 1st, 2nd, and 3rd grade elemental students from the Goyang province were randomly selected, and their

sexual maturation rate was assessed by physical examination. After obtaining an informed consent,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the parents; eating habits, lifestyle, use of growth-inducing medication, and present illness of the students

were evaluated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induced advanced puberty. The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Results :We selected 170 children and the girls:boys sex ratio was 1.2:1. Two 9-year-old boys were in genital stage 2. Two

(14.3%) 6-year-old girls, 6 (19.4%) 7-year-old girls, 15 (39.6%) 8-year-old girls, and 4 (57.1%) 9-year-old girls were in

breast stage 2. The average pubertal timing predicted for girls was 9.11±1.86 years.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pubertal

timing were obesity scale, frequency of eating fast food, and the use of growth-inducing medication. A high rating on

the obesity scale and high frequency of eating fast food indicated advanced stage of puberty. Growth-inducing medication

induced puberty through obesity.

Conclusion :We proposed that predictive average pubertal timing in girls was 9.11±1.86 years, which wa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ly reported findings from abroad. Th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in advanced puberty were obesity scale

and frequency of fast food. (Korean J Pediatr 2010;53:14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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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유전적 요인은 인종간 민족간 가,

족간 차이 그리고 유전자 변이 등을 들 수 있으며 환경적 요인, ,

은 영양상태 체지방 정도 운동 환경호르몬 스트레스 수면 등, , , , ,

이 알려져 있다
20-24)

저자들은 환경적 요인 중에 비만의 정도. ,

식생활 패턴 수면시간 운동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 ,

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대 상1.

연구자들이 소속된 관동의대 명지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고양

시 덕양구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사춘기 시작 시

기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의사를 타진하였다 실태조사를.

허가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H 1, 2, 3

며 학생들의 부모에게 공문을 보내어 검진에 동의를 하고 설문, ,

지에 응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검진에 동의를 하.

고 설문지에 응한 경우는 총 명이었다 남아가 명이었고, 170 . 77 ,

여아가 명이었다93 .

방 법2.

성 성숙도의 평가는 단계Tanner
4, 5)

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자,

인이 직접 신체검진을 실시하여 검사자 오류를 없애고자 하였1

다 신장과 체중이 동시에 측정되었고 특수한 질병이 있는 경우. ,

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지는 우선 차적으로 부모에. 1

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작성케 한 후 신체검진을 할 때 대상 학생

들에게 재확인을 하였다.

설문지에서는 사춘기 시작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비만도 식생활 양상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 성, , ( ,

장촉진을 위한 건강식품 복용여부 생활습관 잠자리 드는 시각), ( ,

운동빈도 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들 예상 영향 인자들의 통계학적)

유의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통계 분석3.

통계학적 검증은 PASW Statistics 18 (version 18.0.0, SPSS

을 사용하였고Inc., Chicago, IL, USA) , Chi-square test,

를 이용하여 각 군Peason s correlation coefficient, ANOVA’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P 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0.05

의한 것으로 하였다.

결 과

연령과 성비1.

총 명의 대상 학생들 중에 남아는 명 여아는 명으로170 77 , 93

서 남녀 비는 였다 연령 구성은 남아에서 세는 명1:1.2 . 6 14 (18.2

세는 명 세는 명 세는 명%), 7 30 (39.0%), 8 25 (32.5%), 9 8 (1.3

이었다 여아에서 세는 명 세는 명%) . 6 14 (15.1%), 7 31 (33.3%),

세는 명 세는 명 이었다8 41 (44.1%), 9 7 (7.5%) (Table 1).

사춘기 발현 시기2.

남아에서 이차성징을 보인 경우는 세에서 명이었고9 2 , genital

를 보였다 여아에서는 단계의 유방발육이 단stage 2 . Tanner 2

계였던 여아가 세는 명 세는 명 세는6 2 (14.3%), 7 6 (19.4%), 8

명 세는 명 이 이차성징을 보였고 단계15 (39.6%), 9 4 (57.1%) , 3

이상을 보이는 여아는 없었다 남아 및 여아에서 통계(Table 2).

학적으로 사춘기 시작시기를 유추할 수 없었으나 여아의 경우에,

사춘기 발현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통계학적 유의성

을 보였고 여아에서 예측 평균 사춘기 발현 연령은, 9.11 1.86±

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춘기 발현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분석3.

비만도1)

비만도는 실제측정에서 신장에 따른 평균체중을 빼서 평균체

중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을 하였으며 비만도가 이상인 경, 20%

우는 명 중에 명 이었다 비만도의 경도 중등도 고도93 7 (7.5%) . , ,

에 따른 이차성징의 발현율을 보았을 때 비만도가 높을수록 이차

성징의 발현률이 높았으며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였다, (Table 3).

식생활 양상2)

패스드푸드 섭취 횟수는 여아 총 명에서 일주일에 회 미93 , 7

만 섭취가 명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일주일에87 (93.5%)

회 섭취는 명 일주일에 회 이상 섭취는 명7-10 4 (4.3%), 14 2

를 보였다 일주일에 회 미만 섭취 여아 명 중에서는(2.2%) . 7 87

명 이 이차 성징을 보인 반면 일주일에 회 이상 패24 (27.6%) , 14

스드푸드를 섭취한 여아 명 중에서는 명 모두 이차2 2 (100.0%)

Table 1. Age Distribution of Study Subjects

Age (yrs) Male (%) Female (%)

6-7

7-8

8-9

9-10

Total

14 (18.2)

30 (39.0)

25 (32.5)

8 ( 1.3)

77 ( 100)

14 (15.1)

31 (33.3)

41 (44.1)

7 ( 7.5)

93 ( 100)

Table 2. Pubertal Timings of Study Subjects

Age

(yrs)

Male Female

G1 (%) G2 (%) Total B1 (%) B2 (%)* Total

6-7

7-8

8-9

9-10

14 ( 100)

30 ( 100)

25 ( 100)

6 (75.0)

0 ( 0)

0 ( 0)

0 ( 0)

2 (25.0)

14

30

25

8

12 (75.7)

25 (80.6)

26 (63.4)

3 (42.9)

2 (14.3)

6 (19.4)

15 (39.6)

4 (57.1)

14

31

41

7

*
P =0.013
Abbreviations : G, genital stage; B, breas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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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징을 보였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Table 4).

였다.

수면 시간3)

잠자리 드는 시각과 관련하여 전체 명 여아 중 밤 시부터93 , 9

자는 아이는 명이었고 이들 중 이차성징이 나타난 아이는 명40 8

이었다 밤 시부터 자는 아이는 명이었고 이들 중 이(20%) . 10 44

차성징이 나타난 아이는 명 이었다 밤 시부터 자는14 (31.8%) . 11

아이는 명이었고 이들 중 이차성징이 나타난 아이는 명9 5 (55.6

이었다 잠자리에 늦게 들수록 이차성징 발현률이%) (Table 5).

높게 나왔으나 통계학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운 동4)

운동빈도와 관련하여 전체 명 여아 중 운동을 거의 하지 않93 ,

는 아이 일주일에 회 미만 는 명이었고 이들 중 이차성징이( 3 ) 16

나타난 아이는 명 이었다 가끔 운동 하는 아이 일주일3 (18.7%) . (

에 회 는 명이었고 이들 중 이차성징이 나타난 아이는3-7 ) 58 19

명 이었다 매일 운동하는 아이 일주일에 회 이상 는(32.8%) . ( 7 )

명이었으며 이들 중 이차성징이 나타난 아이는 명 었19 5 (26.3%)

다 이는 통계학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6). .

성장 촉진 건강식품 복용 여부5)

전체 여아 명에서 명이 복용하였으며 이중 명93 , 6 4 (66.7%)

이 이차성징을 보인 반면 성장관련제품을 복용하지 않은 나머지,

명은 이중 명 이 이차성징을 보여 성장관련제품을87 23 (26.4%)

복용한 군이 성장관련제품을 복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이차성징

조기 발현 빈도가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7).

영향 인자간 다변량 분석6)

사춘기 발현 시기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비만도 패스트푸드,

섭취빈도 성장 촉진 건강식품의 복용이었다 각 인자간 다변량, .

분석에서 비만도와 성장촉진 건강식품의 복용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였으나 패스트푸드의 섭취의 빈도와,

Table 3. SMR according to Obesity Scale in Girls

OS B1 (%) B2 (%)* Total

<20%

<30%

<50%

>50%

64 (73.6)

1 (50.0)

1 (33.3)

0 ( 0.0)

23 ( 26.4)

1 ( 50.0)

2 ( 66.7)

1 (100.0)

87

2

3

1

*
P =0.024
Abbreviations : SMR, Sex Maturity Rating; B, breast stage; OS,
obesity scale.
Obesity Scale = (Real Weight-Standard Weight for Height) /
Standard Weight
For Height *100

Table 4. SMR according to Frequency of Having Fast Food in
Girls

Frequency/wk B1(%) B2 (%)
*

Total

<7

7-10

>14

63 (72.4)

3 (75.0)

0 ( 0.0)

24 ( 27.6)

1 ( 25.0)

2 (100.0)

87

4

2

*
P <0.001
Abbreviations : SMR, sex maturity rating; B, breast stage

Table 5. SMR according to Times of Sleeping in Girls

TOS B1 (%) B2 (%) Total

<9 pm

<10 pm

>11 pm

32 (80.0)

30 (68.2)

4 (44.4)

8 (20.0)

14 (31.8)

5 (55.6)

40

44

9

Abbreviations : SMR, sex maturity rating; B, breast stage; TOS,
time of sleeping

Table 6. SMR according to Frequency of Exercise in Girls

Frequency/wk B1 (%) B2 (%) Total

<3

<7

>7

13 (81.3)

39 (67.2)

14 (73.7)

3 (18.7)

19 (32.8)

5 (26.3)

16

58

19

Abbreviations : SMR, sex maturity rating; B, breast stage

Table 8. Multivariative Analysis of Obesity Scale, Frequency of Having Fast Food, Products Forcing Growth and SMR in Girls

OS B1 B2* FF1 (<7/wk) FF2 (7-10/wk) FF3 (>14/wk) PFG (+)* PFG (-) Total

<20%

<30%

<50%

>50%

Total

64

1

1

0

66

23

1

2

1

27

83

1

2

1

87

3

0

1

0

4

1

1

0

0

2

1

1

3

1

6

86

1

0

0

87

87

2

3

1

93

*
P <0.001
Abbreviations : SMR, sex maturity rating; B, breast stage; OS, obesity scale; FF, frequency of having fast foods; PFG, products
forcing growth

Table 7. SMR according to Products Forcing Growth in Girls

B1 (%) B2 (%) Total

PFG
*

No PFG
2 (33.3)
64 (73.6)

4 (66.7)
23 (26.4)

6
87

*P =0.036
Abbreviations : SMR, sex maturity rating; B, breast stage; PFG,
products forcing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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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다(Table 8).

고 찰

사춘기의 발현시기에 대하여 문헌상 인구집단적으로 최초로

조사 보고된 것은 년과 년에 과 의1969 1970 Marshall Tanner

연구이다
4, 5)

당시 조사 대상 연령이 년대 이차세계대전 이. 1940

후에 출생한 소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아는 평균적으로, 11.5

세 남아는 세에 사춘기가 시작하며 이전에 비해 년에11.6 , 10 3-

개월의 사춘기의 조기화를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후 많은4 .

국외의 연구를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최근의 보고는 여아는,

대개 세경에 사춘기를 시작하고 세경에 초경을 하는 것으10 , 12

로 되어있으며 남아는 여아보다 개월 정도 늦게 사춘기를, 6-9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5, 26)

그리고 년대. , 1970 Mars-

과 이 주장했던 사춘기 조기화 현상도 우려했던 것과hall Tanner

는 달리 과거 년 동안은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0 .

국내의 연구결과에서 년대 이전의 보고들은 국외와 유사2000

한 결과를 보였다
14-16)

등. Hong
15)

은 여아는 평균적으로 세11

에 사춘기가 시작되고 남아는 세에 사춘기가 시작된다고 하, 12.7

였다 등. Kim
17)

은 년에 여아의 초경연령이 세였으나1960 14.5

년에는 세로 빨라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년대 이1998 12.5 . 2000

후에 보고된 연구에서는 국외와는 달리 여전히 사춘기 시작 시기

가 여아는 세 경으로 보고되고 있다 년대 이후에 사춘기11 . 2000

발현시기에 대한 연구는 등Park
19)

의 연구가 유일한데 등, Park
19)

은 여아의 사춘기 발현 시기가 평균 세였으며 남아에서는11.3 ,

평균 세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아의 사춘기12.1 .

발현시기가 세를 보여 이전의 국내 연구와는 달랐으며 국외9.11 ,

의 연구보고와 동일하였다
7, 12, 27)

이와 같은 이유는 저자들은. 2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연구대상 군이다 년대 이후에. . 2000

사춘기 발현시기를 연구한 등Park
19)

의 연구나 년대의 연1990

구된 결과를 보면 모두 학년 이후의 소아를 대상으로 하였다4 .

이로 인해 세의 정상적으로 사춘기가 발현된 여아들이 포함7, 8

되지 않아 발현시기가 늦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사춘기.

발달단계의 검진 방법이다 전문가에 의해 똑같은 상황에서 검진.

이 이루어져야 하고 직접 유선의 발달을 촉진해야만 정확한 유,

방의 발육단계를 알 수 있다 남아의 경우는 고환의 크기를 직접.

검진자가 촉진하여 비교를 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이전의.

연구들은 대부분이 설문지 조사 내지는 그림을 통한 환자 혹은

보호자가 선택하게 하였다 이로 인한 오류를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저자들이 위와 같이 연구상의 오류를 생각하게 된 또 다른.

근거는 국내의 연구 결과들에서 사춘기의 초경 연령이 국외의 연

구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춘기 발현시기에서 초경까. ,

지 평균 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발현시기는 분명2

세 전후가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10 . Papadimitriou
28)

나 Slyper
12)

의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춘기 발현 시기에 대.

한 연구는 아니지만 년 등, 2004 Li
29)

의 연구에서 여아의 평균

발육 시기가 세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10.3 .

사춘기의 발현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는 유전적

요인 호르몬의 영향 영양적인 측면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학적, , , ,

측면 등의 많은 보고가 있지만 현재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

인이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2, 3, 21, 22, 30, 31)

그 중에.

유전적 요인이 정도로 우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50-80%

져 있으며 현재까지 유전자변이 계의, CYP17 , GPR54/KiSS-1

이상 혹은 수용체의 유전자변이 인종과 민족간, Leptin Leptin ,

의 차이 등이 보고되었다
21, 26)

저자들이 연구하였던 환경적 요.

인들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영양상태의 개선 일상, ,

생활과 건강관리의 개선 세계온도의 변화로 인해 사춘기의 조기,

화 현상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리고 비만과 갑작스런 지방의 축. ,

적 저체중 출생아 등 체지방 구성의 증가가 있으면 사춘기가( ),

빨라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비만도가 높을수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사

춘기의 발현시기가 빨랐으며 패스트푸드의 섭취가 하루에 한번,

이상으로 빈번한 경우에 사춘기 발현시기가 빨랐다 비만아에서.

사춘기 발현 시기가 빠른 이유는 고인슐린혈증이나 렙틴의 증가

와 같은 호르몬의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32-35)

.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저자들이 놀랐던 것은 비만한 아이들의

대다수가 패스트푸드의 음식섭취의 빈도가 일주일 회 정도로 낮1

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는 비(Table 8).

만과 상관없이 사춘기 발현 시기에 영향을 주는 독립 인자라고

볼 수 있다 즉 빈번한 패스트푸드로 인해 과다한 칼로리 섭취가.

발생하여 비만을 유발시켜 사춘기 발현 시기를 앞당겼다기보다는

패스트푸드 자체가 사춘기 발현 시기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

다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 저자들은 사춘기를 조숙화하는 물.

질이 패스트푸드와 연관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즉 내분.

비계 교란물질 과의 관련성을 조심스럽(Endocrine Disruptors)

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

내분비계 교란물질과 사춘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문헌 보

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36, 37)

내분비계 교란물질은 년. 1962 Car-

에 의해 소개되었지만 학계에 구체적으로 명명된 것은son , 1990

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초기 발견 시에는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화.

학물질로서 동물이나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서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알려졌으나 산업 부산물에 많이 존재하며 인체에,

해롭고 여러 내분비계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현재는 내,

분비계 교란물질로 일컬어지고 있다
37)

.

사람에게 있어 사춘기에 영향을 주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는

PBBs (polybrominated bisphenyls), PCBs (polychlorinated

bisphenyls), DDE (dichlorodiphenyldichloroethylene), Pes-

ticides, Phthalates, Dioxin, Lead, Endosulfan, PCDFs (poly-

등이 보고되어 있다chlorinated dibenzofurans)
36, 37)

대부분.

사춘기 발현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Dioxin,

같은 경우는 사춘기 발현을 지연시키는 것으Lead, Endosulfan

로 되어 있다 인체에 노출되는 경로는 직접 음식이나 음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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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식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호흡기계나 피부를 통해서도 노출되,

는 등 아주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패스트푸드의 빈.

번한 섭취가 사춘기 발현 시기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하나 반드시

패스트푸드 내에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성장 촉진 건강식품의 복용이 사춘기의 발현 시기를 앞당기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본 연구에서 알 수 있었으나 다변량 분석결,

과 비만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성장

촉진 건강 식품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기 보다는 식욕증가

를 통한 비만도 증가로 인해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운동과 수면과의 사춘기 발현시기와의 관계는 과다한 운동이

나 수면에 드는 시각이 늦는 경우에 사춘기 시작 시기가 늦어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운동의 빈도와.

수면 시간이 사춘기 발현시기와는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운동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최,

소 하루 분 이상을 하는 경우로 하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회30 7

이상을 운동을 한다는 군은 과다한 운동보다는 매일 규칙적인 운

동으로 보아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통계학적 의의가 없.

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수면에 늦게 들수록 사춘기 발현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사춘기에 들어서면 수면의 유도

나 수면의 주기 수면 시간 등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수면,

시간의 변화가 사춘기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38, 39)

.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국내의 여아의 사춘기 발

현시기가 국외의 연구와 유사하게 세 사이인 것을 알 수 있9-10

었으며 사춘기 발현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인자는 비만도,

와 패스트푸드의 빈번한 섭취임을 알 수 있었다.

요 약

목 적:저자들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춘기 발현 시

기를 조사하고 사춘기 발현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방 법:고양시 관내 초등학교 학년 학생들을 무작위로1, 2, 3

선별하여 신체검진을 통해 이차성징의 발현유무를 조사하였다.

부모의 동의와 함께 설문조사를 하여 비만도 식생활 패턴 생활, ,

습관 성장촉진제품 복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춘기 조기 발현의,

영향인자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총 명의 학생이 선별되었으며 남녀비는 였다170 1:1.2 .

대상 환아들의 연령은 세였으며 각 연령에서 이차성징을 보6-9 ,

인 경우는 남아는 세에서 명 이었고 여아에서는 세9 2 (25.0%) , 6

는 명 세는 명 세는 명 세2 (14.3%), 7 6 (19.4%), 8 15 (39.6%), 9

는 명 이 이차성징을 보였다 여아의 예측 평균 사춘기4 (57.1%) .

발현 시기는 세였다 사춘기 발현 시기에 영향을 미치9.11 1.86 .±

는 인자로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인 것은 비만도 패스트푸드 섭,

취빈도 성장촉진제품 복용이었다 비만도가 높을수록 패스트푸, .

드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사춘기 발현시기가 빨랐다 성장관련제.

품을 복용하는 군이 사춘기 발현시기가 빨랐으나 비만도가 높아

짐으로 인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본 연구의 결과 여아의 예측 평균 사춘기 발현 시기가

세로서 국외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고 사춘기9.11 1.86 ,±

조기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비만도와 패스트푸드의 섭취

빈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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