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함에 따라 소아청소년 모두에서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

는 아니어서 소아청소년에서 비만 및 대사증후군의 유병

률이 증가하였다[1-3]. 대사증후군이 있는 소아는 성인이 

되어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하며, 제2형 당뇨병(type 2 

diabetes mellitus) 및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

의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따라서 병

태생리학과 위험 요인을 더 잘 이해하여 소아청소년기 대

사증후군의 관리 전략을 확립하는 것이 점차 더 중요해지

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사증후군은 진단이 아닌 개념으로 시작되

었으며, 수년에 걸쳐 여러 다른 이름을 사용하여 설명되었

다. 이는 스웨덴의 Kylin [6]은 고혈압(hypertension), 고

혈당증(hyperglycemia)과 통풍의 연관성을 1920년대에 처

음 기술하였다. 1940년대 후반에 Vague [7]는 복부 비만

(central obesity)이 심혈관질환 및 제2형 당뇨병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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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대사 이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Avogaro와 

Crepaldi [8]는 고혈압, 고혈당증, 비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증후군으로 기술하였다. 1988년 Reaven [9]은 인슐린 저항

성(insulin resistance)과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을 처음으

로 설명하였으며,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소들은 

증후군 X (syndrome X)라고 명명했다. 1989년에 Kaplan 

[10]은 이 증후군을 복부 비만, 포도당 불내성, 고중성지방

혈증 및 고혈압이 결합된 ‘치명적인 4대 증후군(the deadly 

quartet)’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2년에 다시 인슐린 저

항 증후군(insulin resistance syndrome)으로 명명하였다

[11]. 2001년 미국 국립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NCEP)에서는 복부 비만, 

고혈당증, 고중성지방혈증, 고밀도지단백질(high-density 

lipoprotein, HDL), 고혈압 등 5가지 위험 요인 중 3가지가 

존재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로 명명했다. 비만율

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들은 소아청소년 비만으로만 보지 

않고 이전에는 주로 성인에게서 볼 수 있었던 대사증후군과 

연관시키기 시작했고, 지난 몇 년 동안 소아청소년 대사증후

군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대사증후군의 정의 

및 소아과 임상치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12].

정의

대사증후군은 죽상동맥경화증(atherosclerosis), 제2형 당

뇨병,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all-cause mortality)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생리적, 생화학적, 임상적 및 대사적 

요인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13]. 성인의 대사증후군에 대한 

정의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NCEP 

Table 1. Definition of metabolic syndrome in adults

Variable WHO NHLBI/NCEP ATP III IDF definition ages ≥16 yr

Defining criteria T2DM, insulin resistance (on clamp) or impaired fasting 
glucose (110-125 mg/dL) plus 2 out of 4 criteria

≥3 Criteria Central obesity plus at least 2 out of 4 
criteria

Central obesity Man: waist to hip ratio: >0.90; woman: waist to hip  
ratio >0.85 and/or BMI >30 kg/m2

Man: WC ≥102 cm; woman: WC ≥88 cm Man: WC ≥94 cm; woman: WC ≥80 cm

Hypertension SBP ≥140 mmHg or DBP ≥90 mmHg or treatment with 
anti-hypertensive medication

SBP ≥130 mmHg or DBP ≥85 mmHg or 
treatment with anti-hypertensive  
medication

SBP ≥130 mmHg or DBP ≥85 mmHg or 
treatment with anti-hypertensive 
medication

Hypertriglyceridemia TG ≥150 mg/dL TG ≥150 mg/dL or on treatment for high TG TG ≥150 mg/dL or on treatment for high TG

Low HDL Man: HDL<35 mg/dL; woman: HDL <39 mg/dL Man: HDL <40 mg/dL; woman: HDL  
<50 mg/dL or on treatment for low HDL

Man: HDL<40 mg/dL; woman: HDL<50 mg/
dL or on treatment for low HDL

Impaired glucose T2DM, insulin resistance (on clamp) or impaired fasting 
glucose (110-125 mg/dL) plus 2 out of 4 criteria

FPG ≥100 mg/dL or known T2DM FPG ≥100 mg/dL or known T2DM

Urinary albumin Urinary albumin excretion ≥20 μg/min or albumin/
creatinine ratio ≥30 mg/g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NHLBI,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NCEP ATP III,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III; IDF, International Diabetes Foundation; T2DM, 
type 2 diabetes mellitus; WC, waist circumference;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G, triglyceride; HDL, high-density lipoprotein; FPG, fasting plasma glucose.

Table 2. Definition of metabolic syndrom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DF definition age <10 yr IDF definition ages 10–16 years Modified NCEP ATP III

Defining criteria Cannot be diagnosed in the age group Central obesity plus at least 2 out of 4 criteria ≥3 Criteria 

Central obesity WC ≥90th percentile or adult cut-off if lower WC ≥90th percentile

Hypertension SBP ≥130 mmHg or DBP ≥85 mmHg or treatment with anti-hypertensive 
medication

BP ≥90th percentile

Hypertriglyceridemia TG ≥150 mg/dL TG ≥110 mg/dL

Low HDL HDL <40 mg/dL HDL ≤40 mg/dL

Impaired glucose FPG ≥100 mg/dL or known T2DM FPG ≥110 mg/dL

Based on [20]. 
IDF, International Diabetes Foundation; NCEP ATP III,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III;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G, 
triglyceride; HDL, high-density lipoprotein; FPG, fasting plasma glucose; T2DM, type 2 diabetes mell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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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제당뇨병재단(International Diabetes Foundation) 

및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NHLBI)를 포함한 많은 기관에서 발표되

었다. 다양한 정의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위한 시도로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 발표에 따르면 성인 

대사증후군은 다음의 5가지 기준 중 3가지를 포함한다[14]. 

(1) 인구 및 국가별 정의에 따른 증가된 허리둘레; (2) 수축

기 혈압(blood pressure) 130 mmHg 이상 및/또는 확장기 

혈압 85 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치료 중; (3) 공복 혈당

이 100 mg/dL 이상이거나 고혈당증 치료 중; (4) 중성지방

(triglyceride, TG)이 150 mg/dL 이상이거나 상승된 TG에 

대한 치료 중; (5) HDL 콜레스테롤이 남성의 경우 40 mg/

dL 미만, 여성의 경우 50 mg/dL 미만이거나 HDL 콜레스테

롤 감소 치료를 받는 경우.

하지만 현재까지 소아 대사증후군에 대한 합의된 지침이

나 진단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15]. 실제로 40개 이상의 정

의가 알려져 있으며[16], 정의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정

의 간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Tables 1과 2에 요

약되어 있다[16-20].

역학

다양한 정의에 다양한 기준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소아 대

사증후군의 유병률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다양한 출판물

에서 유병률 수치가 0.2%에서 3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난다[21].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85개 연구에 대한 체계

적 검토(systematic review)에서 전체 인구의 대사증후군 유

병률 중앙값은 3.3% (범위 0-19.2%), 과체중 어린이의 경

우 11.9% (범위 2.8-29.3%), 비만 인구의 경우 29.2% (범위 

10-66%)이다. 비만이 아니고 과체중이 아닌 인구의 경우 범

위는 0-1%이다[22]. 비만 아동 및 청소년의 거의 90%가 대

사증후군의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6]. 또한 백인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구에 비해 히스패

닉의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대사증후군

과 관련된 위험 요인의 집합은 동아시아인, 아시아 인디언, 

아메리카 원주민, 일본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을 포함한 특

정 성인 인구에서 입증되었다[23]. 우리나라의 과체중 및 비

만 소아청소년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8.8%에서 2019

년 23.3%로 증가하였다[24].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대사

증후군 유병률은 2007-2018년에 NCEP Adult Treatment 

Panel (ATP) III 정의를 적용하면 4.6%, 국제당뇨병재단의 

정의를 적용하면 1.8%로 추산되며, 특히 과체중 및 비만군

에서 대사증후군 위험은 27.13 (범위 20.90-35.24)으로 정

상체중군 7.08 (범위 5.19-9.79)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양

상이었다[25]. 특히 비만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이는 더 심해

지는 것으로 알려져 비만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6].

병태생리

대사증후군의 발병기전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비만, 인슐린 저항성 및 염증 사이의 

상호작용이 대사증후군 발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

려져 있다[27]. 비만 환경에서 간, 지방 세포, 골격근 및 췌

장에 유리 지방산이 축적되면 인슐린 신호 전달이 손상되

고, 그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한다. 간에서의 인슐

린 저항성은 포도당 생산 억제 효과를 감소시킨다[28]. 또

한 고인슐린혈증은 간에서 지방생성 효소에 대한 유전자의 

전사를 증가시켜 TG 생산이 증가한다. 간으로의 유리 지

방산 전달의 증가는 초저밀도지단백질(very low-density 

lipoprotein, VLDL) 분비 및 TG가 풍부한 VLDL 입자의 

과잉 생산에 대한 인슐린의 억제 효과에 대한 간 감수성 

저하를 유발한다[29]. 대사증후군에서 혈압 상승은 고인슐

린혈증에 이차적으로 교감 신경계 활동, 신장 나트륨 저류 

및 평활근 성장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27]. 인슐린은 산화질소(강력한 혈관확장제) 생성

에 이차적으로 내피 세포에 대한 혈관 확장 효과를 갖는데

[30], 대상증후군에서의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증가된 인

슐린으로 이차적으로 고혈압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단핵구 화학유인 단백질-1 (monocyte chemoattrac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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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1) 및 종양괴사인자-알파(tumor necrosis 

factor-α, TNF-α)와 같은 기능 장애가 있는 지방세포에

서 분비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inflammatory cytokines)

은 대식세포(macrophage)의 지방 조직으로의 이동을 촉

진하고 사이토카인 생산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7,31,32]. 또한 비만에서 나타나는 아디포넥틴

(adiponectin) 감소는 지방 조직에서 염증 과정을 더욱 악

화시킨다[33].

임상 양상

대사증후군의 임상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비만

비만은 대사증후군과 제2형 당뇨병 및 심혈관질환 발병의 

필수 구성요소이다[27]. 이는 인종과 민족을 보정한 후 비만 

정도와 대사증후군 유병률 및 인슐린 저항성 사이의 강한 연

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33]. 비만의 진단에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이용하는데, 소아청

소년에서 비만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BMI 95번째 백분위

수(≥95th percentile) 이상으로 정의하며, 과체중은 BMI가 

85백분위수 이상이나 95백분위수 미만으로 정의된다(BMI 

≥85th percentile and ＜95th percentile). 또한 비만 정도

와 관계없이 내장지방 축적은 아동기 대사증후군 및 노년기

의 심혈관질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34,35]. 내장지방

은 허리둘레, 허리 대 엉덩이 비율(waist to hip ratio) 및 자

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을 사용하여 추

정할 수 있다[27]. 허리둘레는 내장지방의 지표로 간주되지

만[36], 소아 참조 범위 데이터가 부족하여 소아 비만에 대

한 일상적인 평가에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 또는 소아청소

년의 경우 허리 대 신장 비율(waist to height ratio)이 사용

되며, 0.6 이상의 비율은 대사증후군 및 심혈관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37]. 최근 국내의 연구에서도 

허리 대 신장 비율이 비만 및 대사증후군과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38].

2. 이상지질혈증(Dyslipidemia)

증가된 TG 대 HDL 비율(TG to HDL ratio)은 청소년의 

저밀도 지질단백질(low-density lipoprotein, LDL) 증가에 

대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TG to HDL ratio가 3 이상일 

경우 더 작은 밀도의 LDL 입자를 나타내며, 이 LDL의 죽상

경화 효과를 고려할 때 심혈관질환에 대한 더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39]. 국내 소아청소년에서 분포

도 발표되어 있으며 임상 현장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3. 고혈압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심혈관질환의 수정 가

능한 위험 요소이다[40].

4. 포도당불내성 및 제2형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으로 설명된다. 포도당불내성

(glucose intolerance, 공복 혈당 장애 또는 포도당 내성 장

애) 및 제2형 당뇨병은 췌장의 β세포 기능 저하 및 그에 따른 

인슐린 분비 능력 감소의 결과로 발생한다. 공복 혈당 장애는 

공복 혈당이 ≥100 mg/dL 및 ＜126 mg/dL인 것으로 정의

되며, 경구 당부하 검사(oral glucose tolerance test, OGTT) 

2시간 시점에서 혈당이 ≥140 mg/dL 및 ＜200 mg/dL인 경

우 포도당 내성 장애로 진단된다. 미국 당뇨병협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에 따르면 당뇨병은 다음 기준 중 적어

도 하나가 충족될 때 진단된다: (1) 헤모글로빈 A1C (HbA1c) 

6.5% 이상; (2) 공복 혈당이 126 mg/dL 이상; (3) OGTT 후 

2시간의 혈당이 200 mg/dL 이상; (4) 고혈당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무작위 혈당 200 mg/dL 이상. 인슐린 저항

성에서 포도당 내성 장애 및/또는 제2형 당뇨병으로의 진행

은 개인마다 다양하여 명백한 제2형 당뇨병 증상의 발생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41,42].

5.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은 소아청소년 간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최근 발병률

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43]. 간 침범은 무증상부터 염증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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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onalcoholic steatohepatitis, 

NASH), 간경화증(liver cirrhosis)을 동반한 진행성 섬유증

까지 심각도가 다양하며, 간세포암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간내 지방 축적은 인슐린 저항성에 이차적인 것으로 생각되

며, 이는 결국 대혈관 간 지방증을 유발한다[43]. 간 생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우나 비침습적 생화학적 지표

의 측정과 간의 초음파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다[43].

6. 다낭성 난소증후군

다낭성 난소증후군(polycystic ovary syndrome)은 남성

호르몬 과다증을 특징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여성

의 비만 및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체중 상태

나 인슐린 저항성의 존재와 관계없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자

체도 대사증후군의 독립적인 위험 요소이며[44], 다낭성 난

소증후군이 있는 여성은 대사증후군의 증거가 있는지 자주 

모니터링하고 선별검사해야 한다[27].

7. 염증 표지자

비만은 내장지방 세포에 의한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 증

가에 따른 이차적 염증 상태와 관련이 있다. 염증 표지자에

는 인터루킨-6 (interleukin-6, IL-6), TNF-α 및 C-반응

단백질(C-reactive protein) 등이 있다[45]. C-반응단백질

은 성인의 심혈관질환 위험 계층화에 사용되나, 소아청소년

의 경우 C-반응단백질과 대사증후군 사이의 정확한 관계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도 있으나[46], 최근 국내 연구

에 의하면 C-반응단백질 농도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도 

증가한다는 발표가 있어 체내 염증반응과 대사증후군의 연

관성을 뒤받침하는 연구도 있다[32].

선별검사

임상의는 제2형 당뇨병 및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있는 비

만 및 과체중 소아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아청소년은 지속적인 비만 및 비만 관련 동반질환 등을 모

든 의학적 위험에 대해 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47]. 부모의 

비만 여부는 선별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소아청소년 비만

의 주요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다[47]. 병력과 신체검사는 동

반질환 선별검사의 첫번째 단계이다. 임상의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다낭성 난소증후군, 간 질환과 같은 동반질환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47]. 혈청 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alanine aminotransferase)와 아스파르탐산 아미

노전이효소(aspartate aminotransferase) 수치는 지방간 질

환에 합리적인 선별검사이다. 정상 상한치의 두배를 초과하

는 경우 소아청소년 간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추천된다

[47]. 비만이 있는 소아나 다른 위험인자로 인해 과체중인 소

아청소년의 경우 10세부터 2년에 한 번 간질환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48].

제2형 당뇨병 선별검사는 다음의 위험 요인 중 두 가지를 

지닌 과체중 및 비만 소아청소년에게 권장된다: (1) 1촌 또

는 2촌 친척에서 제2형 당뇨병 가족력; (2) 미국 원주민, 아

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

민과 같은 특정 인종; (3) 흑색 극세포증, 고혈압, 이상지

질혈증(dyslipidemia), 다낭성 난소증후군 또는 부당경량아

(small for gestational age)와 같은 인슐린 저항성 또는 관

련 질환의 징후; (4) 임신 중 당뇨병 또는 임신성 당뇨병 산

모에서 출생한 소아청소년[42]. 미국 당뇨병협회는 10세 또

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점 중 더 빠른 시점에 제2형 당뇨

병 선별검사를 시작하고 3년마다 반복할 것을 권장하고 있

다[42]. 공복 혈당 및 당화혈색소(HbA1c)는 위험이 더 높은 

소아청소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당뇨병 진단의 표준 

방법은 OGTT이다[42].

3세부터 매년 혈압을 측정하고 NHLBI에서 발행한 표의 

참고 범위와 비교해야 한다[44]. 마지막으로, 9세에서 11

세 사이의 비공복(non-fasting) non-HDL 지질 프로파일

(non-HDL=total cholesterol–HDL cholesterol)을 이용

한 보편적인 지질 검사를 통해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정기

적인 검사가 모든 소아청소년에게 권장된다. 비만은 중간에

서 높은 수준의 위험 요소로 간주되며, 비만한 2-8세 소아

의 경우 공복 지질 프로필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49]. 

NHLBI 권장 사항에 따라 과체중 및 비만 소아청소년의 경

우, 12-16세 사이에 지질 프로필을 다시 측정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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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질혈증의 수준과 다른 위험 요인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식이요법 또는 의학적 개입을 시행해야 한다[49].

예방

소아청소년에서 비만 예방의 주요 목표는 건강한 식습관

과 신체활동 증가 등 생활방식 교정을 독려하는 것이다. 생

활방식 교정에는 탄산 음료, 정제된 탄수화물, 고과당 옥수

수 시럽, 고나트륨 및 가공 식품을 피하는 것과 과일과 야채 

섭취를 늘려 섬유질을 늘리고, 식이 지방을 줄여 건강한 식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50-52]. 미국 소아과학회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에 따르면 과일 주스 섭

취량은 6개월-6세 어린이의 경우 하루 120-180 mL, 그 이

상의 어린이는 하루 240-360 mL로 제한해야 한다[53]. 일

일 과일 주스 섭취는 특히 취학 전 소아에서 과체중 상태 

및 비만 발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4,55]. 과일 주스는 과일 자체(whole fruit)로 대체해야 한

다. 일주일에 3-5일, 하루에 20분 이상 활발하고 폭발적인 

신체활동을 하면 소아청소년의 대사량이 증가하여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52]. Kamath 등[56]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생활방식 교정은 장기간의 임상연구에서 좌식(sedentary) 

생활과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에 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때 더 효과적이었다. 비만을 줄일 수 있는 생활방식 교정에

는 다음도 포함됩니다: (1) 건강한 수면 습관; (2) TV 시청, 

컴퓨터, 스마트폰 시간 제한; (3) 가족과 지역사회를 포함하

는 비만 예방 활동; (4) 학교 기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참여

한 비만 예방 프로그램[50,52]. 또한, 영양사, 정신 건강 전

문가, 의료서비스 제공자 및 간호사를 포함하는 다학제적 접

근 방식이 비만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52].

치료

일반적으로 소아 대사증후군의 치료는 현재 식이 중재를 

통한 체중 감소, 신체활동 증가, 생활방식 수정 및 다양한 질

병별 구성요소 관리를 포함한다[27]. 또한 비만 관리를 위한 

다른 옵션으로 행동 중재, 약물치료, 비만 수술 등이 있다.

1. 생활습관 교정과 행동 치료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와 가족에서 변화를 준비하는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 이는 여러 종류의 교정과 치료를 통

합하여 더 효과적이다[57]. 생활습관 중재 프로그램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면 소아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

그램에 비해 BMI 감소에 더 큰 효과를 보였다[58,59]. 식이

요법, 신체활동, 교육 및 행동 치료를 포함한 포괄적인 비수

술적 중재에 따른 비만 소아청소년의 체중 감소로 콜레스테

롤 및 혈압과 같은 여러 대사 매개변수도 개선되는 것이 보

고되었다[60]. 비만 소아청소년은 우울증 및 기타 기분 장애

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의 위험이 높으므로 검사를 받는 것

이 도움이 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이용 가능한 

행동 건강 자원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27]. 공식화된 유

지 관리 프로그램으로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

을 수 있다[61].

2. 식이 중재 치료

미국 소아과학회와 미국 농무부를 기반으로 한 최근 미국 

내분비학회 지침에서 권장되는 식이 중재는 다음과 같다: 

(1) 설탕이 첨가된 음료 제거; (2) 패스트푸드 섭취 제한; (3) 

설탕 첨가 줄이기; (4) 고과당 옥수수 시럽 피하기; (5) 나트

륨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 줄이기; (5) 2세 이상 소아청소년

에서 포화지방 줄이기. 또한, 주스가 아닌 과일 자체로 섭취, 

야채 및 식이섬유의 섭취 등을 장려해야 하고 식품 라벨 파

악하기, 규칙적인 식사도 권장된다[52]. Gow 등[62]의 최근 

메타분석[55]에서 식이 중재 프로그램의 일차 목표는 대량영

양소(탄수화물, 단백, 지방) 조성에 관계없이 에너지를 줄이

는 다이어트가 과체중 및 비만 아동 및 청소년의 체중 상태

를 개선하는 데 성공적이었다는 관찰을 기반으로 총 에너지 

섭취량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소

아청소년의 식이 중재와 칼로리 감소에는 경험이 풍부한 영

양사의 감독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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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활동 치료

활동이 없으면 골격근의 인슐린 민감성이 낮아질 수 있으

며, 이는 신체활동이 증가하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

져 있다[63]. 칼로리 조절 식단과 함께 매일 매일 60분의 권

장 신체활동 시간에서 최소 20분 이상 중등도 내지 격렬한 

신체활동을 목표로 한다[52]. 신체활동은 HDL 농도를 높이

고 LDL과 TG 농도를 모두 감소시켜 지질 프로필을 개선하

는 데 도움이 된다[56]. 또한 공복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64]. 신체활동은 복부 지방 감소 효과와 더불어 수축

기 및 이완기 혈압을 감소시켜 내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

으며[65], 항염증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6].

4. 약물요법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약물로 

적절하게 치료되어야 한다. 비만 약물치료는 특히 행동 치

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일반화되고 있

다[67].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비만 소아청소년을 위한 약물요법을 승인했다. 약

물요법은 고강도의 생활습관 교정 프로그램이 체중 감소나 

동반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에 고려되어야 한

다. 고강도 생활습관 교정 프로그램은 약물치료와 함께 지속

되어야 한다[68]. 일반적으로 BMI가 30 kg/m2 이상이거나 

또는 적어도 하나의 비만 관련 질환이 동반된 BMI 27 kg/

m2 이상인 16세 이상 청소년에서 성인에게 사용되는 약물이 

FDA에서 사용 승인되었다[52]. 약물치료는 비만치료제 사

용 경험이 있고, 부작용 가능성을 알고 있는 임상의가 처방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은 치료

기간 동안 부작용과 체중 감소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약물의 전체 복용량을 사용하여 12주 치료 후 BMI 또

는 BMI Z-score가 4% 이상 감소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약물 

중단 및 재평가를 고려해야 한다[52]. 장기적으로 약리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한 청소년의 증거는 제한적이다

[67]. 올리스타트(orlistat, 위장관 지방분해효소 억제제)는 

12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사용 가능하도록 2003년에 FDA의 

승인인 받은 비만치료제이다[69]. 올리스타트는 위장 지방

분해효소를 억제함으로써 TG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감소

시킨다. 알려진 부작용에는 심각한 위장 증상이 포함되므로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하며,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70].

메트포민(metformin)은 비만에 대해 FDA 승인을 받지 않

았지만 아동 비만치료를 위해 적응 외로(off label) 사용되

고 있다[71]. 간 포도당 생산을 줄이고 조직의 인슐린 민감

성을 향상시켜 고혈당증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메트포민

은 식욕 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72]. 위장 증상은 메트포

민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부작용으로 시간이 경과하거나 또

는 용량 감소로 부작용이 줄 수 있다. 유산산증은 성인의 메

트포민 사용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지만 소아청소

년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71], 유일하게 보고된 소아 유

산산증 사례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의 과다복용/독성

으로 인한 것이었다[73,74].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메트포민

을 단기간 사용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미약한 정도

의 체중 감소 및 BMI 감소 효과가 보고되었다[71]. 그러나 

메트포민 사용의 장기적인 이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으

며, 체중 감량 약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는 비정형 향정신

성 약물로 치료를 받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체중 증가를 예

방하고[75],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여아에서 복부 비만

을 줄이는 데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76]. 또한 메트

포민은 TG와 총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를 줄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71].

최근 새로운 비만치료제로 글루카곤-유사 펩타이드-1 작

용제(glucagon-like peptide-1 receptor agonist [GLP-

1RA])인 리라글루타이드(liraglutide)와 세마글루타이드

(semaglutide)가 각각 2020년 12월과 2022년 12월 FDA의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는 소아청소년에서 비만치료제로 사

용되고 있으며[77,78], 국내에서는 12세 이상에서 리라글루

타이드 사용이 가능하다. 리라글루타이드는 성인의 비만치

료에 장기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만 아동

의 경우 GLP-1RA는 BMI를 최대 1.3 kg/m2까지 감소시

킬 수 있다[78]. 최근 메타분석에 따르면 GLP-1RA는 체중, 

BMI 및 당화혈색소(HbA1c)를 감소시키는 데 안전하고 효과

적이라는 보고하였다[79]. 하지만 아직 장기간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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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아청소년 비만 및 제2형 당뇨병을 치

료하기 위한 GLP-1RA가 소아청소년의 건강에 의도하지 않

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사용 시 주의를 요한다.

5. 비만 수술

비만 수술은 비만 소아청소년에게 단기간에 유의미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80]. 청소년 비만에 대한 수술적 개입

은 성장이 완료되었거나 거의 완료되고 사춘기 발달이 완료

된 청소년에게만 고려되어야 한다. 비만 수술은 경미한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BMI가 40 kg/m2 이상이거나, 

심각하고 극심한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35 kg/m2 이상인 경

우에 권고된다. 극단적인 동반질환에는 제2형 당뇨병, 중등

도에서 중증의 수면 무호흡증, 가성 뇌종양, 쇠약하게 만드

는 정형외과적 문제, 진행성 섬유증을 동반한 NASH 등이 

포함된다[52]. 경미한 동반질환에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중등도의 정형외과적 문제, 경미한 수면 무호흡증, NASH 

및 비만과 관련된 극심한 심리적 문제 등이 있다[81]. 소아청

소년에서 비만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가족 단위의 안정성과 

역량을 평가하고 근본적인 정신 질환을 배제해야 한다. 더욱

이 환자는 환자와 가족의 대사적, 심리사회적 요구에 대해 

장기간 추적 조사할 수 있는 팀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환

자 치료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소아 비만 수술 센

터의 숙련된 외과의에게 시술 받는 것이 좋다[52]. 비만 수술

은 청소년기 이전, 임신 및 수유 중인 청소년, 향후 2년 이내

에 임신할 계획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금기이다. 또한 해결되

지 않은 약물 남용, 섭식 장애 또는 기타 치료되지 않은 근본

적인 정신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수술을 시행해서는 안 된

다. 모든 후보자는 수술 전과 수술 전후 기간에 심리 평가를 

받아야 한다[82]. Black 등[80]의 메타분석에서는 비만 수술 

후 1년 동안 BMI에 의미 있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수술로 수면 무호흡증, 제2형 당뇨병 및 기타 심혈관 위험 

요인과 같은 관련 동반질환도 호전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83,84]. 비만 수술은 또한 인슐린 민감성과 분비를 향상시

킨다는 보고가 있다[85]. 그러나 비타민 D, 칼슘 및 인 흡수 

장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환자의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 손실을 모니터링해야 한다[80]. 다중 비타민 및 미

네랄 결핍 위험이 증가하므로 모든 환자에게 매일 종합 비타

민제를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86].

결론

대사증후군은 여러 질병 상태와 관련된 심각한 장애입니

다. 소아청소년기 대사증후군의 정의와 기준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아동기의 비만은 향후 대사증후군의 위

험이 되며, 조기 치료로 질병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임상의가 비만으로 인한 대사증후군의 위험에 처한 환

자를 식별하고 이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

해야 한다. 아직은 대사증군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소아청

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추가 연구 및 새로운 치료제 개

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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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

소년 대사증후군에 대하여 최신문헌을 토대로 포괄적으로 정리

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세계적인 비만 증가에 따라 대사

증후군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

의 정의, 역학 및 유병률, 특징적인 병태생리와 임상 양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에게 중요한 선별검사 및 

예방을 다루고, 생활습관 교정, 행동 치료,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

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으며, 최신 치료인 약물요법 및 비만 수술

에 대해서도 잘 기술하고 있다. 이 논문은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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