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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 시기는 성장속도가 빠르며, 성인 건강의 중요한 결정 인자

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서구화되는 과

정에서 흡연과 같은 건강 위험요인이 사회 문제가 되었으며, 특히 청

소년의 흡연은 성장과 발달에 있어 주요 위험 요소가 되었다.1)

2014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흡연율은 평균 

24.2%이며, 남자 43.1%, 여자 5.7%이다. 또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흡

연율은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은 7.8%이며, 남자 11.9%, 여자 

3.2%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2)

또한 2015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건강행태온

라인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률은 29.0%로 2014

년 대비 4.8% 감소하여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이었으며, 14.2%의 감소

율을 보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간접 흡연 수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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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는 2009–2011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3)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통해 일부 시설에 금연 구역이 지

정되었고, 2012년부터는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

되었다. 또한 2015년부터는 모든 영업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 청소년들의 간접 흡연 노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PC방이나 게임

방4) 등의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경우가 줄어들

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 정책에 따라 청소년들의 간접 흡연 노출이 감

소되었으나, 위에 통계와 같이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법 규제의 밖

에 있는 가정 내에서 간접 흡연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간접 흡연 노출은 청소년의 흡연 시작과도 관련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어,5) 청소년이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통해 청소년

들의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 정도를 알아보고, 가정 내 간접 흡연 노

출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흡연율과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

용하였다. 제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목표모집단은 2014

년 4월 기준의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정의하였다.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계고(일반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

고·체육고)와 특성화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로 구분하여 사용

하였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16개 시·도내의 시·군·구를 대도시, 중소도시와 군지역으로 분류

한 후, 지리적 접근성, 학교수 및 인구수, 생활환경, 흡연율, 음주율 등

을 고려하여 43개 지역군으로 집락화하였다. 표본배분 단계에서는 

표본크기를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로 한 후, 16개 시·도

별로 중·고등학교 각각 5개씩 우선 배분하였다. 층화변수별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 구성비가 일치하도록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시·도, 

도시규모(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지역군, 중학교는 남/여/남녀공

학, 고등학교는 남/여/남녀공학, 일반계고/특성화계고에 따라 표본 

학교수를 배분하였다. 선정된 표본학교에서 학년별로 1개 학급을 무

작위로 추출하여 표본학급의 학생 전원을 조사하였으며, 장기결석, 

특수아동 및 문자해독장애 학생은 표본학생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방법은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방법으로 수행하였고, 

표본학생은 중·고등학교 총 800개교의 74,16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

으며, 799개교, 72,060명이 참여하여 97.2% 참여율을 보였다.

2. 변수정의

이 연구에서는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항목

에서 적합한 변수를 선택하여 사용하였고,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에서 제시한 정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평생 흡연 경험을 평가하

기 위해 ‘평생 동안 한 두 모금이라도 피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항

목과 평생 전자담배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평생 동안 전자담배를 피

워본 적 있는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최근 흡연(최근 30일 동

안 1일 이상 흡연한 경우)과 최근 전자담배 흡연(최근 30일 동안 전자

담배 이용한 흡연한 경우)을 현재 흡연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12개

월 동안 담배 끊으려는 시도가 있는지’ 항목을 통해 금연시도를 평

가하였다.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 빈도는 ‘최근 1주일 동안 집안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 피울 때 근처에 있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에 

따라 없다, 주 1–2회, 주 3회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클리

닝과정을 거쳐, PASW Statistics for Windows (ver. 18.0; IBM Co., Ar-

monk, NY, USA)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모

든 검증의 통계상 유의 수준은 P<0.05로 정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흡연 관련 행태

남학생의 27.8%, 여학생의 10.7%에서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전체로는 19.4%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담배를 이용한 흡연 경험도 남학생 

13.7%, 여학생 3.3%, 전체 8.6%로 조사되었다. 최근 30일 이내에 흡연

을 한 경우 남학생은 13.3%로 조사되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4.0%, 전

체 8.7%의 학생이 최근 흡연을 했다고 한다. 최근 30일 이내에 전자담

배를 이용한 흡연은 남학생 7.5%, 여학생은 1.5%로 조사되었다. 현재 

흡연율은 전체 대상자 중 남학생 15.0%, 여학생 4.4%, 전체 현재 흡연

율은 9.8%로 조사되었다. 금연시도를 해본 경우는 전체 비율로 봤을 

때 6.2%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현재 흡연자들 중 70% 이상에 해

당하는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Table 1). 

2.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 

가정 내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는 남학생 66.8%,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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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4.4%로 조사되었다. 평균적으로 65.7%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최

근 한 주 동안 간접 흡연 노출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주 

동안에 1–2회 간접 흡연에 노출된 경우는 남학생 16.5%, 여학생 

16.1%, 남녀 전체 16.3%였으며, 최근 한 주 동안 3회 이상 간접 흡연에 

노출된 경우는 남학생 16.7%, 여학생 19.5%, 전체 18.1%로 조사되어, 

한 주 동안 1–2회 노출된 경우보다 한 주 동안 3회 이상 노출된 경우

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일 이내에 가정 내에서 간접 흡연

에 노출된 경우는 남학생의 33.2%, 여학생의 35.6%, 전체 34.4%로 조

사되었다(Table 2).

3.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과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과의 관련성

설문 조사 결과,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 빈도가 증가할수록 청소

년의 현재 흡연율이 높았다.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이 없는 경우에

는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이 7.9%였으나, 한 주 동안 1–2회 노출 되는 

경우는 현재 흡연율이 8.7%였으며, 한 주 동안 3회 이상 가정 내 간접 

흡연에 노출된 경우는 17.7%로 조사되었다(Table 3). 가정 내 간접 흡

연 노출이 없는 군과 비교했을 때, 간접 흡연 노출이 1–2회인 경우 

odds ratio (OR) 값은 0.984 (95% confidence interval [CI] 0.850–1.140)였

으나,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OR은 1.705 (95% CI 1.455–1.997)로 큰 차

이를 보였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 도시규모, 학교유형으로 보정한 경우에도 간접 흡연 노출이 

1–2회 인 경우(OR=1.104, 95% CI 0.944–1.290), 주 3회 이상인 경우

(OR=1.969, 95% CI 1.665–2.328)로 조사되었다(Table 4).

고 찰

본 연구는 2014년 제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 정도와 청소년 현재 흡연

율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흡연은 조기 사망과 질병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이지만 예방 가능

한 요인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

르면 6.5초 간격으로 흡연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청

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해 20년 이상 흡연한 사람들은 비흡연자들에 

비해서 수명이 20–25년 단축된다고 발표하였다.6)

또한 청소년기의 흡연은 술이나 본드 등 다른 약물 남용으로 이어

질 수 있고,7) 상기도 감염, 폐활량의 감소, 폐암과 같은 건강상의 문

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아진다.8)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성인기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청소년 흡연

은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9)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19.4%의 청소년이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전자담배를 이용한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도 전체 8.6%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현재 흡연으로 규정한 최근 30일 이내에 

흡연한 경우는 전체의 8.7% (남학생 13.3%, 여학생 4.0%)였으며, 최근 

30일 이내 전자담배를 이용한 경우도 전체 4.5% (남학생 7.5%, 여학생 

1.5%)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전체 9.8% (남학생 

15.0%, 여학생 4.4%)로 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 9.2% (남학생 

Table 1. Number and percentage of study subjects by smoking status

Smoking status Male Female Total

Smoking practice 10,152 (27.8) 3,815 (10.7) 13,967 (19.4)

Smoking practice  

(electronic cigarette)

5,002 (13.7) 1,160 (3.3) 6,162 (8.6)

Smoking in nearly 30 days 4,859 (13.3) 1,448 (4.0) 6,307 (8.7)

Smoking in nearly 30 days  

(electronic cigarette)

2,737 (7.5) 539 (1.5) 3,276 (4.5)

Current smoking* 5,494 (15.0) 1,566 (4.4) 7,060 (9.8)

Attempt to quit smoking 3,459 (9.5) 1,028 (2.9) 4,487 (6.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Current smoking, cigarette or electronic cigarette smoking in nearly 30 days.

Table 2. Number of passive smoking exposure in home

Variable Male Female Total

Never 24,374 (66.8) 22,934 (64.4) 47,308 (65.7)

1–2/wk 6,013 (16.5) 5,713 (16.1) 11,726 (16.3)

≥3/wk 6,083 (16.7) 6,943 (19.5) 13,026 (18.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Table 3. Current smoking statu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assive 

smoking exposure in home

Variable
Current smoking status

Total χ2 P-value*

No Yes

Never 43,577 (92.1) 3,731 (7.9) 47,308

1–2/wk 10,702 (91.3) 1,024 (8.7) 11,726 1,128.262 <0.001

≥3/wk 10,722 (82.3) 2,304 (17.7) 13,026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By chi-square test.

Table 4. Risk of current smoking by the number of passive smoking ex-

posure in home

Variabl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Model 1

   Never

   1–2/wk

   ≥3/wk

1

0.984 (0.850–1.140)

1.705 (1.455–1.997)

0.833

<0.001

Model 2

   Never

   1–2/wk

   ≥3/wk

1

1.104 (0.944–1.290)

1.969 (1.665–2.328)

0.215

<0.001

Model 1, unadjusted; Model 2, adjustment for sex, size of city and school type.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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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여학생 4.0%)3)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통계청 

발표에서는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을 계산함에 있어 담배를 이용한 

흡연만을 포함하고, 전자담배를 이용한 흡연을 제외하여 발생한 차

이로 보여진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은 남녀 평균 

34.4%로 조사되었으며, 남학생 33.2%, 여학생의 35.6%로 여학생의 경

우에 간접 흡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3회 이상 노출된 경우가 19.5%, 1–2회 노출된 경우 

16.1%로 조사되어 간접 흡연에 3회 이상 노출되는 경우가 1–2회 노출 

경우보다 많았다. 남학생의 경우는 간접 흡연 노출 빈도에 있어 한 

주 동안 3회 이상 노출되는 경우가 16.7%, 1–2회 노출되는 경우가 

16.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이 청소년의 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자 했던 본 연구의 결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

다.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이 주 3회 이상으로 많은 경우 청소년의 흡

연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주 동안 3회 이상 가정 내에서 간

접 흡연 노출된 경우 흡연율이 17.7%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간접 흡

연이 없는 군과 3회 미만으로 노출된 군과 비교했을 때 7.9%와 8.7%

로 2배에 가까운 결과치였다. 또한 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 도시규모, 학교유형10)을 통제 변수로 한 경우에도 3회 

이상 가정 내에서 간접 흡연에 노출된 경우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

이 없는 군과 비교한 OR값이 1.969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나타내어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이 3회 이상인 경우 청소년의 

흡연율에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부모나 형제의 흡연 외에

도 또래 효과, 스트레스, 음주 여부 및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을 수 있

다. 많은 논문들에서 여러 요인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

라는 현재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금연 구역

을 확대해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

년에 들어서는 모든 영업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청소년들의 

간접 흡연 노출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은 

여전히 34.4%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처음 담배를 피

우기 시작한 주된 이유가 호기심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을 

고려했을 때10) 가정 내에서의 간접 흡연 노출은 청소년들에게 흡연

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흡연을 보고 모방을 통해 흡연을 시작하게 하

는 요인이 된다.11) 

2006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비흡연자들에게 간접 흡연 노출

을 감소시키는 금연 정책이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12) 또한 미국 

미국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청소년 흡연 예방 사업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성

공적인 흡연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뿐 아니라 부모 혹은 가족에게 금

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나 가족을 흡연 예방 사업에 참여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13)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 감소를 위해서는 국가는 다양한 금연 정

책과 홍보를 통해 가정 내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며, 성인의 흡연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은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청소년들이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은 첫째, 청소년기 흡연에 밀접한 관련성

이 있다고 이미 밝혀진 부모나 형제의 흡연 외에도 또래 효과, 스트레

스, 음주 여부 및 여러 개인적 특성을 변수로 사용하지 못했다. 둘째, 

청소년들에 민감할 수 있는 흡연 행태 관련 항목이 자가 설문지를 

통해 조사되었기 때문에 누락 및 거짓 표기의 가능성이 있기에 자료

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셋째로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 다른 인

자들에 의한 교란이 가능하기에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

이 힘들다. 넷째, 현재 흡연 중인 청소년의 경우 가정 내 간접 흡연 노

출에 대해 적극적인 회피를 하지 않게 되어 현재 흡연하지 않는 청소

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출 횟수가 증가할 수 있어 결과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이 청소년 흡연율을 증가시

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청소년에게 가정 내 간접 흡연 노

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요 약

연구배경: 흡연은 건강에 위해 인자로서 성장과 발달이 왕성히 일

어나는 청소년기 흡연은 특히 건강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흡연

에 관련된 요인들 중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이 청소년 흡연율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전국 72,060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청소년건강행

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과 청소년 현

재 흡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현재 흡연은 최근 30일 흡연과 최

근 30일 전자담배 이용한 흡연을 포함하였다. 가정 내 간접 흡연 노

출은 없다, 주 1–2회, 주 3회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과 청소년 현재 흡연율의 교차비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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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 빈도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현재 흡

연율이 높았다.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이 7.9%였으나, 한 주 동안 1–2회 노출 되는 경우는 현재 

흡연율이 8.7%였으며, 한 주 동안 3회 이상 가정 내 간접 흡연에 노출

된 경우는 17.7%로 조사되었다.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 빈도가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간접 흡연 노출이 주 1–2회인 경우 odds ratio 

(OR)값이 0.984 (95% confidence interval [CI] 0.850–1.140)였으나, 주 3

회 이상인 경우 OR은 1.705 (95% CI 1.455–1.997)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 도시규

모, 학교유형으로 보정한 경우에도 간접 흡연 노출이 주 1–2회인 경

우 OR은 1.104 (95% CI 0.944–1.290)였으나, 주 3회 이상인 경우 OR은 

1.969 (95% CI 1.665-2.328)로 조사되었다.

결론: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도 

높다.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가족과 사회구성원들에게 적극

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중심단어: 간접 흡연; 흡연; 청소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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