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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은 심혈관계 위험인자

와 인슐린 저항성의 연관성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장애이다

(Pu, Tan, Yu, & Wu, 2017).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진단기준은 NCEP (The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에 의해 제시된 ATP (Adult 

Treatment Panel)-III이며, 이 기준에 따라,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혈증, 저혈당, 낮은 HDL (High Density 

Lipoprotein)-콜레스테롤의 5개 증상 중 3가지 이상에서 비정

상 소견이 중복적으로 나타날 때 대사증후군이라 진단한다

(Expert Panel 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Cholesterol in Adults, 2001). 대사증후군의 5가

지 증상 하나하나가 각각 다른 질환의 위험 요소이며, 이러한 

질병의 조합은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또는 뇌졸중과 같은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걸릴 가능성을 크게 증가

시키며(Niu et al., 2023), 최종적으로 높은 사망률과도 관련된

다고 알려져 있다(Kim, 2022; Pu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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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주·김미종

대사증후군의 발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적으로 심각한 건강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미국 국가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Liang, Or, 

Tsoi, Cheung과 Cheung (2023)에 따르면, 미국인의 대사증

후군 유병률은 2011~12년도 37.6% 수준이었다가, 2017~18년 

41.8%로 급증하였으며, 특히 저소득 저학력 인구에서 유의한 

증가 양상을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브라질의 한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은 지역에 따라 

15~38% 수준이며, 성별에 따른 유병률은 남성이 26%, 여성이 

38%로 나타났다(Merchant, Chan, Lim, & Emorley, 2020). 

인도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전체 인구 중 약 30%였으며, 연

령에 따라 10~20대는 13%, 50대는 50%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여성(35%)이 남성(26%)보다 대사증후군의 발생이 더 높았다

(Krishnamoorthy et al., 2020). 

우리나라의 경우,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Kim 등(2020)의 연

구에 따르면 2007년 18.7%, 2017년 28.1%로 한국인의 대사증

후군이 10년간 급증하였고, Lobene (2023)는 2001년 27.1%, 

2020년 33.2%로 증가했다고 하여,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역시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사증후군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생활 습관적 요

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건강증진 전략으로 예

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질환이다. 대사증후군의 관리는 체중 

감량, 적절한 영양 섭취 및 적절한 신체 활동을 병행하면서 생

활습관을 수정하고,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위험인

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심혈관 위험이나 제 2형 당뇨의 진행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Rus et al., 2023).

한편, 여성에게 대사증후군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

는 추세로, 특히 폐경 시기인 50세를 전후하여 증가하고 있다

(Kim, 2022). 여성의 연령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증가는 

폐경과의 관련성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

겐 호르몬의 혈관 보호 효과가 감소되면서 혈중 지질대사가 변

화하고, 복부로의 지방축적으로 인한 내장 비만으로 진행되며,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며 대사증후군이 발현하게 된다고 보

고 있다(Han, Kim, Song, Han, & Kim, 2015; Kim & Ahn, 

2016 ; Kim, 2022). 실제로 한국 성인 여성들의 자료를 이차분

석하여 폐경 전 여성과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의 유병

률을 비교한 Kim (2022)은 폐경 전 주부들의 9.9%가 대사증후

군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폐경 후 성인 여성들은 29.2%로 그 

비율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Bang과 Cho (2015)의 연구에서

는 폐경 전 여성 13.2%, 폐경 후 성인 여성 42.7%가 대사증후군

으로 분류되어 폐경 전과 후에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40세를 기준으로 나이가 5세 증가할 때마다 대사증후군에 이

환 될 확률은 각각 3.15배, 4.159배, 5.971배, 9.52배 증가 하였다

고 보고하였다(Bang & Cho, 2015). 중국 시골 지역 여성들에게 

수정된 ATP III 진단기준을 적용하였을 때에도 폐경 후 성인 여

성들의 대사증후군으로 판정된 비율은 37.1%로 높게 나타났다

(Liang et al., 2013). 이와 유사하게 이란에서 폐경 후 성인 여성

을 대상으로 한 연구(Jouyandeh, Nayebzadeh, Qorbani, & 

Asadi, 2013)에서도 30.1%의 유병률을, 브라질 중년여성 958

명을 대상으로 연구에서는 폐경 전과 폐경 후 성인 여성의 유병

률은 9.4%와 22.2%로 차이를 나타났다(Marchi et al., 2017). 

대사증후군과 폐경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주부 등

의 특수 직업 조건만을 대상으로 하였거나(Kim, 2022), 비교적 

시간이 경과한 연구로 최근의 폐경 후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

지 못하거나(Bang & Cho, 2015; Han et al., 2015; Kim, 2022), 

폐경의 구분 없이 성별에 따른 유병률을 보고하는 경우(Kim 

et. al., 2020)가 많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을 비교적 편중없이 잘 반영한 국가적인 대규모 조사이므

로, 이를 이용하여 한국 여성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성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

사에서 수집된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의 폐경 후기 한국여

성에게 대사 증후군의 유병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대사증후군의 발현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예방적으로 조정 가능한 변수를 확인하는 것은, 추후 폐경 후 

성인 여성을 위한 건강증진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큰 의미

를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특히 폐경으로 인하여 

급속한 신체 변화와 대사증후군 발생이 예견되는 여성에게 관

련된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

활습관을 수정하도록 하는 등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

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확인하고, 폐경 후 성인 여성에 있어서 대사증후군을 중심으로 

관련된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건강행태 등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파악한다. 

 폐경 후 성인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

률의 차이를 파악한다. 

 폐경 후 성인 여성의 폐경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대사

증후군 유병률의 차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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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 및 관련 요인 

 폐경 후 성인 여성의 건강 행태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

의 차이를 파악한다.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에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를 이차분석한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3차년도(2021)에 참여

한 폐경 후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8기 3차년도(2021) 참여자는 7,090명이었으며, 19~64세 성인 

여성은 2,275명이었다. 본 연구는 19~64세 성인 여성 중 폐경 

후인 여성 6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나이,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가구형태, 배우자와 

동거 여부를 산출하였다. 

나이는 만 나이를 이용하여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로 분류하였다. 소득수준은 가구총소득을 

월평균 가구균등화 소득에 따라 하, 중하, 중, 중상, 상으로 분류

한 소득 5분위수(가구) 분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교육 수준

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분류한 교육수준 재분

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직업은 직업 재분류 및 실업/비

경제활동 상태 코드를 이용하여 직업 있음과 직업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가구 형태는 가구세대 구성코드 자료를 이용하여 

1인가구와 다인가구로 분류하였다. 배우자와 동거 여부는 결

혼상태 자료를 이용하여 유배우자 동거는 예, 미혼, 이혼, 사별, 

별거는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2) 폐경 및 건강 관련 특성 

폐경 및 건강 관련 특성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

사 자료를 이용하여, 폐경 유형, 폐경 연령, 폐경 후 기간, 건강 

인지, 스트레스 인지를 산출하였다. 

폐경 유형은 월경 여부 자료를 이용하여 자연 폐경과 인공 

폐경으로 분류하였고, 폐경 연령은 폐경 연령 자료를 이용하여 

40세 미만, 40~50세, 50세 초과로 분류하였다. 폐경 후 기간은 

폐경 연령과 만 나이를 이용하여 산출한 후 5년 미만, 5~10년, 

10년 초과로 분류하였다. 건강 인지는 주관적 건강인지 자료를 

이용하여 ‘매우 나쁨’과 ‘나쁨’은 나쁨, ‘보통’은 보통, ‘좋음’과 

‘매우 좋음’은 좋음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 인지는 평소 스

트레스 인지 정도 자료를 이용하여 ‘대단히 많이 느낀다’와 ‘많

이 느끼는 편이다’는 인지, ‘조금 느끼는 편이다’와 ‘거의 느끼

지 않는다’는 비인지로 분류하였다.

3) 건강행태 

건강행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 자료를 사

용하여, 음주, 흡연, 걷기, 근력운동, 유산소신체활동, 좌식시간

을 산출하였다. 

음주는 최근 1년간 음주 빈도 자료를 이용하여 ‘술을 마셔본 

적 없음’과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은 비음주, ‘월 1회 미

만’과 ‘월 1회 정도’는 월 1회 이하, ‘월 2~4회’는 주 1회 이하, 

‘주 2~3회’와 ‘주 4회 이상’은 주 2회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흡

연은 현재 흡연 여부 자료를 이용하여 ‘피운 적 없음’과 ‘과거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은 비흡연, ‘매일 피움’과 ‘가끔 피

움’은 흡연으로 분류하였다. 걷기와 근력운동은 1주일간 걷기 

일수와 근력운동 일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20)을 참고하여 걷기는 주 4일 이하와 주 5일 이상으로 분류

하였고, 근력운동은 주 1일 이하와 주 2일 이상으로 분류하였

다. 유산소신체활동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

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은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

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

천했는지에 따라 분류한 유산소신체활동 실천율 자료를 그대

로 사용하였다. 좌식시간은 평소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 자료

를 이용하였으며, 선행연구(Ekelund et al., 2019)를 참고하여 

10시간 미만과 10시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4)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검진조사 자료 중 혈압, 

허리둘레,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자료를 사용

하여 한국인의 대사증후군 진단기준(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National Health Information Portal, 

2023)에 따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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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허리둘레,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의 5

가지 요인 중 3개 이상이 비정상이면 대사증후군으로 분류하

였다. 각 요인별 비정상 기준은 혈압은 수축기압이 130 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압이 85 mmHg 이상, 허리둘레는 85 cm 이

상, 공복혈당은 100 mg/dL 이상, 중성지방 150 mg/dL 이상, 

HDL-콜레스테롤 50 mg/dL 미만이다. 

4.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에서 통계자

료 이용자 준수 사항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 정보등록

을 마친 후 2021년 원시자료 Data Base (DB) 중 기본 DB 자료

를 다운받아 사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건강설

문조사 자료와 검진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

사는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

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자료는 개인을 추정할 수 없도

록 비식별 조치된 자료만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0.1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단계 층화집락표본설계를 이용하

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므로 층, 집락,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복

합표본분석법을 사용하였다. 폐경 후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

률은 복합표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폐경 후 여성의 일반적 

특성, 폐경 및 건강 관련 특성, 건강행태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

병률의 차이는 복합표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 관련 요인은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5.8%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폐경 후 성인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차이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연령과 교육 수

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 유

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x2=6,366.71, p<.001),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x2=21.24, 

p=.001) (Table 2). 

3. 폐경 후 성인 여성의 폐경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차이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폐경 유형과 건

강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인공 폐경 여성이 자연 폐경 여

성에 비해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x2=8,909.06, 

p<.001), 자신의 건강을 나쁘게 인지하는 여성에서 대사증후

군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x2=14.00, p=.004)(Table 3). 

4. 폐경 후 성인 여성의 건강행태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

병률의 차이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근력운동 실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주일에 2회 미만으로 근력운동

을 하는 여성이 일주일에 2회 이상 근력운동을 실천하는 여성

에 비해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x2=9.45, p=.007) 

(Table 4). 

5.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 관련 요인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은 교육 수준, 폐경 유형, 건강

인지, 근력운동 실천 여부와 관련이 있었다. 교육 수준이 낮을수

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았는데, 대졸 이상 여성에 비해 고졸 

여성에서 1.93배(p=.014), 중졸 여성에서 2.55배(p=.005), 초졸 

이하 여성에서 2.90배(p=.00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폐경 

여성에 비해 인공 폐경 여성에서 대사증후군이 2.74배(p=.020)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건강을 좋음으로 인지하는 여성에 비

해 나쁨으로 인지하는 여성에서 1.90배(p=.014) 높았고, 일주일

에 2회 이상의 근력운동을 실천하는 여성에 근력운동을 실천하

지 않는 여성에서 1.87배(p=.034) 높게 나타났다(Table 5). 

Table 1.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in Postmenopausal 
Adult Women 

Variables n† % (SE)

Metabolic syndrome 183 25.8 (2.0)

Normal 495 74.2 (2.0)

Total 678 100.0 (0.0)
†Unweighted and valid frequency; S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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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2018년에 실시한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폐경 후 여성의 대사증

후군 유병률이 29.2%임을 보고한 국내연구(Kim, 2022)와 비

슷한 수치이며,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42%

임을 보고한 국외 연구(Mehndiratta, Sharma, Sharma, & 

Grover, 2020)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

는 폐경 후 성인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Mehndiratta 

Table 2. Differences in Metabolic Syndrome Preval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tabolic syndrome
(n=183)

Normal
(n=495) x2 (p)

n† % (SE) n† % (SE)

Age (year) 40~49
50~59
60~64

4
102
77

 22.4 (11.0)
24.6 (2.3)
28.1 (3.4)

18
288
189

 77.6 (11.0)
75.4 (2.3)
71.9 (3.4)

6,366.71
(＜.001)

Income Low
Middle-low
Middle
Middle-high
High

14
36
51
42
40

21.6 (6.0)
33.7 (5.5)
31.1 (4.8)
22.9 (3.5)
21.6 (3.1)

40
73

114
118
146

78.4 (6.0)
66.3 (5.5)
68.9 (4.8)
77.1 (3.5)
78.4 (3.1)

8.73
(.15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31
36
87
28

37.1 (6.6)
35.8 (5.3)
26.0 (2.8)
15.1 (2.9)

56
72

220
147

62.9 (6.6)
64.2 (5.3)
74.0 (2.8)
84.9 (2.9)

21.24
(.001)

Occupation No
Yes

90
93

27.5 (2.8)
24.4 (2.4)

210
285

72.5 (2.8)
75.6 (2.4)

0.85
(.360)

Household type
 

One-person
Multi-person

14
169

18.1 (4.6)
26.6 (2.2)

59
436

81.9 (4.6)
73.4 (2.2)

2.03
(.150)

Lived with spouse 
 

No
Yes

31
152

23.2 (3.8)
26.4 (2.3)

109
386

76.8 (3.8)
73.6 (2.3)

0.54
(.489)

†Unweighted and valid frequency; SE=Standard error. 

Table 3. Differences in Metabolic Syndrome Prevalence according to Menopause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tabolic syndrome
(n=183)

Normal
(n=495) x2 (p)

  n† % (SE)  n† % (SE)

Menopause type Natural
Artificial 

166
 17

24.3 (2.0)
 50.1 (10.7)

475
 20

75.7 (2.0)
 49.9 (10.7)

9,809.06
(＜.001)

Menopause age (year) ＜40
40~50
＞50

  3
 93
 17

 53.6 (20.4)
25.5 (2.6)
19.2 (5.3)

  4
246
 48

 46.4 (20.4)
74.5 (2.6)
80.8 (5.3)

4.26
(.156)

Time after menopause (year) 
 

＜5
5~10
＞10

 69
 62
 52

24.8 (3.3)
24.6 (3.5)
29.9 (4.0)

191
185
116

75.2 (3.3)
75.4 (3.5)
70.1 (4.0)

1.74
(.556)

Perceived health status 
 

Bad
Ordinary
Good

 46
 99
 38

36.8 (4.9)
24.9 (2.6)
18.8 (3.0)

 94
257
144

63.2 (4.9)
75.1 (2.6)
81.2 (3.0)

14.00
(.004)

Perceived stress 
 

No
Yes

140
 43

24.7 (2.0)
30.4 (4.6)

391
103

75.3 (2.0)
69.6 (4.6)

1.82
(.202)

 †Unweighted and valid frequency; S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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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20)의 연구는 병원 외래를 방문한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Tabatabaei-Malazy 등(2018)이 

폐경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보고하면서 이는 사회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등

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우

리나라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선행연구(Kim, 2022)에서 대사

증후군 유병률이 본 연구와 비슷하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하면,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다른 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에 따라 폐경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다르게 보고하고 있

으나 폐경 전 여성에 비해 폐경 후 성인 여성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은 선행연구(Kim, 2022; Mehndiratta 

et al., 2020; Pu et al., 2017)에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는 결과

로, 여성에 있어 폐경은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

률은 25.8%로  폐경 후 성인 여성 4명 중 1명 이 대사증후군인 

Table 4. Differences in Metabolic Syndrome Prevalence according to Health Behaviors

Variables Categories

Metabolic syndrome
(n=183)

Normal
(n=495) x2 (p)

  n† % (SE)   n† % (SE)

Alcohol drinking Non-drinking
≤1 time/month
≤1 time/week
≥2 times/week

 81
 63
 26
 13

29.6 (3.5)
23.0 (3.0)
21.0 (3.9)
29.2 (6.8)

199
177
 83
 35

70.4 (3.5)
77.0 (3.0)
79.0 (3.9)
70.8 (6.8)

4.74
(.261)

Smoking No
Yes

172
 11

25.4 (2.0)
36.2 (9.9)

477
 17

74.6 (2.0)
63.8 (9.9)

1.50
(.245)

Walking ≤4 days/week
≥5 days/week

 98
 85

26.4 (2.7)
25.2 (2.8)

242
253

73.6 (2.7)
74.8 (2.8)

0.12
(.760)

Muscle-strengthening activity ≤1 day/week
≥2 days/week

158
 25

28.4 (2.3)
15.5 (3.3)

386
109

71.6 (2.3)
84.5 (3.3)

9.45
(.007)

Aerobic physical activity
 

No
Yes

120
 63

28.7 (2.8)
21.9 (2.6)

282
212

71.3 (2.8)
78.1 (2.6)

3.89
(.079)

Sitting times (times/day) ＜10
≥10

123
 60

27.0 (2.4)
23.4 (2.9)

322
173

73.0 (2.4)
76.6 (2.9)

1.04
(.312)

†Unweighted and valid frequency; SE=Standard error. 

Table 5. Factors Related to Metabolic Syndrome in Postmenopausal Adult Women

Variables Categories Odds ratio 95% CI p

Age (year) 40~49
50~59
60~64 (ref.)

0.86
0.99

0.29~2.49
0.64~1.56

.777

.99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ref.)

2.90
2.55
1.93

1.36~6.15
1.33~4.91
1.15~3.25

.006

.005

.014

Menopause type Artificial
Natural (ref.) 

2.74 1.18~6.38 .020

Perceived health status Bad
Ordinary
Good (ref.)

1.90
1.35

1.14~3.16
0.84~2.15

.014

.212

Muscle-strengthening activity No
Yes (ref.)

1.87 1.05~3.34 .034

CI=Confidence interval; ref.=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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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  폐경 후 성인 여성에서 대사증후군은 중요한 

건강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

사증후군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집중

적인 관리 및  폐경 후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교

육 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한 선행연구(Bang & 

Cho, 2015; Kim, 202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교육 수준

은 소득 및 직업과 연관되는 문제임을 고려하면(Jeong, Jeong, 

& Han, 2018), 전문직 여성에 비해 비전문직 여성에서 대사증

후군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 연구(Mehndiratta et al., 2020) 결

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은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기 쉽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Froze, Arif, & Saimon, 

2018). 이를 고려하면, 본 연구 및 선행연구에서 교육 수준이 낮

은 여성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교육 수준

이 낮은 여성의 경우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고 이

로 인해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실천도 부족했기 때

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Kim (2022)은 대사증후군 관리와 

중재를 계획할 때 대상자의 교육 정도에 따른 건강정보 제공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제공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따라서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 예방 및 관리를 위

한 중재를 제공할 때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 대사증후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여성은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에 있어 금전적인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Froze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

준과 대사증후군 유병률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 수준과 소득수준은 관련이 있고(Jeong et al., 2018),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

기도 하였다(Kim, 2022). 따라서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 것과 경제적인 문제와의 관

련성을 파악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을 위한 경제적인 지

원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은 자연 폐경 

여성에 비해 인공 폐경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외 연

구에서 자연 폐경 여성에 비해 수술에 의해 인공적으로 폐경된 

여성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한 것(Pu 

et al., 2017; Tuysuzoglu, Ilhan, & Yildizhan, 2020)과 일치하

는 결과이다. 수술로 인해 유발되는 인공 폐경의 경우 성 호르

몬(sex hormone)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폐경 증상이나 폐경과 

관련된 질환의 유병률이나 중증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되

고 있다(Pu et al., 2017). 또한 인공 폐경 여성의 경우 자연 폐경 

여성에 비해 폐경을 빨리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폐경 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는데, 폐경 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성

지방과 공복 혈당이 증가함을 보고한 선행연구(Mehndiratta 

et al., 2020) 결과를 고려하면, 인공 폐경 여성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 것도 폐경 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 폐경과 수술로 인한 인

공 폐경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술로 

인한 인공 폐경이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파악하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Pu et al., 2017). 이에 비

해 국내에서 실시된 연구의 경우 폐경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

률을 파악함에 있어 인공 폐경 여성을 제외하거나(Bang & 

Cho, 2015), 자연 폐경 여성과 인공 폐경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

(Kim, 2022) 등 폐경 유형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환경적 요인이나 유전

적 요인 및 생활 습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폐경 여

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

로(Tabatabaei-Malazy et al., 2018), 폐경 유형에 따른 대사증

후군 유병률의 차이 또한 우리나라 여성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만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결과를 대표한

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폐경 유형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 차이를 비교하는 반복 연

구가 우선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폐경 

유형에 따른 대사증후군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중재

를 계획하는 등의 폐경 유형별 대사증후군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여성에 비해 나쁘다고 인식하는 여성

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대사증

후군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 연구(Chen, Chen, Lai, Chen, & 

Yey, 2020; Del Sueldo et al., 2018; Kim, 2022)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이지만 실질적인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강 관련 연구에서 가장 자

주 측정하는 지표이다(Del Sueldo et al., 2018). 본 연구 및 선

행연구에서 자신의 건강을 나쁘게 인식하는 경우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인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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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실질적인 건강 상태와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폐경 여성의 대사증후군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재 제공 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여

성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여성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부정

적으로 인식하는 폐경 여성의 경우 대사증후군 이외에 다른 건

강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 

파악하고 대사증후군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은 일주일에 

근력운동을 2회 이상 실천하는 여성에 비해 실천하지 않는 여

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력운동을 실천한 여성에서 대사

증후군 유병률이 낮게 나타난 연구(Kim, 2022)와 일치하는 결

과이며, 폐경 여성의 운동과 대사증후군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

석에서 운동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

난 결과(Tan et al., 2023)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

체활동 부족이나 좌식행동과 같은 생활 습관은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Remie et al., 

2021),  폐경 후 성인 여성에게 규칙적인 운동이나 신체활동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다(Tan et al., 2023). Kim (2022)은  폐

경 후 성인 여성은 지방의 증가로 인해 비만이 초래되고 대사증

후군 발생 위험도 증가하는데 근력운동은 지방을 근육으로 대

체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근력운동을 실천한 여성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

이 낮게 나타난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및 Kim (2020)의 연구에서 걷기나 유산소신체활동 실천 여부

는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ang과 Cho (2015)의 연구에서도 걷기와 신체활동은 폐경 

후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폐경 여성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에는 유산소 운동

뿐 아니라 근력운동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

공하여 규칙적으로 근력운동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Kim, 2022). 이를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력운동 실

천이 낮은 편임을(Chae & Kim, 2022) 고려하여, 근력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선행될 필

요가 있다. 또한 COVID- 19 (Coronavirus disease) 이후 가정

에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 증가했으므로(Kaur, Singh, 

Arya, & Mittal, 2020), 이러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하여 

여성이 가정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근력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폐경 후 성인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5.8%였으며, 교육 수준이 낮을

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았고, 인공 폐경 여성, 자신의 건

강을 나쁨으로 인지하는 여성, 일주일에 2회 이상의 근력운동

을 실천하지 않는 여성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폐경 여성의 대사증후군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재

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 인공 폐

경 여성, 자신의 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여성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근력운동 실천을 높이기 위해 근

력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근력운동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근력운동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운동 중재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21년도에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만을 분석했는데, 2021년도는 COVID-19 팬데믹 상황이었

으므로 COVID-19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

서 COVID-19 이전 및 COVID-19 팬데믹 종료 이후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폐경 후 성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

서는 노인여성을 포함하여  폐경 후 성인 여성과 노인여성의 대

사증후군 유병률 및 관련 요인을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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