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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유대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가족, 

교사,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 영향력을 

밝히는 데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 시작에서 중요한 시기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 주목하여, 한

국청소년패널자료 중 2003년 중2시기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명변수는 사회적 관계 특성, 

일반적 특성(개인적 특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들이며, 종속변수는 최근 1년간의 흡연경험 

여부로 측정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별, 음주여부, 흡연친구의 존재, 주관적 빈곤 인식, 한 

달 평균 용돈, 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 중 부모의 감독, 학대, 친한 친구 애착이 흡연과 유의미한 연

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피학대 경험과 친한 친구 애착은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에서는 부모감독이, 여자에서는 

학교친구와의 관계에서 특히 흡연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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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20여 년간의 한국 청소년들의 흡연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녀 청소년 모두에

서 흡연율이 증가하였다. 남자 중학생은 1988년 1.8%에서 2008년 5.7%로, 여자 중학

생은 1991년 1.2%에서 2008년 2.2%로 증가하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1988년 

23.0%에서 2008년 18.1%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2005년 15.7%까지 감소하였다가 다

시 2.4% 증가한 결과이다. 여자 고등학생은 1991년 2.4%에서 2008년 3.5%로 1.1% 

증가하였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8). 특히 최근 몇 년간 흡연율이 감소하였다가 다

시 증가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띠는 것은 최근 실시되어온 금연 또는 흡연예방 중재 

전략이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성인 흡연대책 예산에 비해 

청소년 흡연대책 예산이 극도로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금연정책에 대한 지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메디컬투데이, 2009)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을 위한 적극적인 노

력이 요구된다. 또 대부분의 성인 흡연자들은 20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청소년의 흡연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인식되고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할수록, 니코틴 중독 위험성이 높아지고, 중증흡연자

(heavy-smoker)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사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87). 특히 청소년기의 흡연은 성인기

의 만성폐쇄성폐질환, 관상동맥질환, 각종 암 발생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흡연은 

그 자체로 건강에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건강한 적응에 큰 영향을 끼

칠 수 있고, 또 다른 일탈 행동, 음주, 약물사용, 가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행행

동이다(조희현, 2003).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와 성

숙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이 시기에 습득한 건강관련행동은 이후에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93; Perry, 1999). 

국가적 수준의 보건 정책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흡연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고, 

흡연율을 높이는 위험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개인의 의지나 노력에만 의존해

서는 개선되기 힘든 사회적 요인들을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최근 흡연의 유해성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

소년들은 흡연을 새로 시작하거나 지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흡연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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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강의 해로움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소속되어 있는 가족과 학교 등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관계에

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박은주, 

2002). 이에 본 연구는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유대감을 강조하는 이론들을 기반으로 

청소년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족, 교사, 친구와의 유대관계가 청소년 흡

연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성숙과 인격완성을 위한 심리적 변화와 격동을 치르는 

시기로서, 청소년기 발달은 유아기나 아동기처럼 예정된 발달 계획을 따른다기보다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정혜경, 2001). 특히 청소년들을 이해

하는 데 있어서 믿을 만한 개념은 관계이다(Youniss et al., 1987; Grotevant et al., 

1998). 이는 청소년들이 속한 사회적 배경과 사회적 관계 내에서의 활동 정도와 태도를 

말한다(Karcher, 2001). 특히 전통적인 관계들, 행동들, 그리고 상황들은 비행, 혹은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제공한다(De Civita et al., 1996; Pederson et 

al., 1997; Turbin et al., 2000).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흡연과 같은 일탈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가족(부모), 학교, 종교단체 등의 전통적인 

사회체계와의 유대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흡연이라는 것은 건강위험행동일 뿐 아니라 비행, 즉 일탈행동

이기도 하다. 그러나 흡연과 같은 일탈적 비행행동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

니다. 그렇다면 어떤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게 되고, 이러한 흡연경험에 사회적 관계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해서 부모(가족), 학교, 종교단체 등의 전통적인 

사회체계-즉 우리가 친(親)사회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치나 규범들을 지지하는 

사회체계-와 유대관계가 있는, 혹은 그 결속이 더욱 강한 청소년들은 가치정립이 이

루어지는 혼란스러운 시기의 특성상 유대관계에 있는 집단들의 규범을 자연스럽게 내

면화해서 흡연 등의 일탈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Bahr et al., 1997; Manson et al., 2000; 김영미, 2005). 특히 Hirchi(1969)는 사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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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론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일탈행동을 저지르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관심을 가

지고, 개인과 사회의 유대관계가 약해지거나 깨어졌을 때 비행과 같은 일탈행동을 저

지른다고 보았다. Pollard 외(1999) 역시 그것이 누구든 타인과 따뜻하고 정서적이며 신

뢰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발달상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높은 특성이 

있는 청소년일지라도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적응 유연성을 가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성향이나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양상 역시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 있어 어떤 사회적 행위자와의 어떤 유대관계가 흡

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의 선행연구들이 밝혀왔던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요인들이 실제로는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한꺼번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관계

를 형성하게 되는 가족, 교사,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흡연경험을 설명해 보고

자 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흡연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서 다르

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1.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1) 가족과의 관계와 청소년 흡연

최근 청소년 흡연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가족구조 등의 외형적 환경 요인들

보다 가족 간 관계와 같은 기능적 환경 요인들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강윤주 

외, 1996; 노성호, 2005). Doherty 외(1994)의 연구에서 가족 기능은 청소년 흡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에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 관련 변수들은 유의한 상

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 흡연에 있어서 개인 내적(intrapersonal)인 요

소보다는 개인 간(interpersonal)의 요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Bertrand 

et al., 1993). 한편 사회통제이론의 창시자인 Hirschi(1969)는 부모와 자녀가 의사소

통을 친밀하게 할수록, 자녀가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비행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설명하였다(Hirschi, 1969: 89-93). 이와 관련하여 특히 부모의 따뜻함, 걱정, 개입 등

의 가족 요인들이 청소년들이 흡연하게 될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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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sin et al., 1986; Hundleby et al., 1987). 김준호 외(1995)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특성 중 부모감독, 애정 및 대화 요인 모두가 자녀의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흡연을 하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는 청소년에게 각기 다

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부모와의 유대관계는 비록 그들의 

부모가 흡연을 한다고 할지라도,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을 줄이는 경

향이 있다(Karcher et al., 2005)고 보고한 연구 등을 보면 부모와의 강력한 유대관계 

자체가 청소년의 흡연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 간의 관계 자체가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었다.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청소년 본인이 가족과 관계가 좋

다고 여길수록 흡연시작이나 흡연수준 증가의 위험성이 감소하였다(Lloyd-Richardson 

et al., 2002). Slocum 외(1963)는 가족의 구조적 결함보다 가족원간의 불화적 관계성

이 청소년 비행에 더 기여한다고 보고했다. 

가정폭력 경험 역시 청소년의 흡연과 같은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Lewis et al., 1979; 민수홍, 1998). 이때 가정폭력 경험이란 부모로부터의 피학

대 경험과 부모 간 폭력에 대한 목격 경험 등을 모두 포함한다(Porter et al., 1980; 

Carlson, 1990). 이휘곤 외(2005)는 서울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

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과거력(남학생만 해당), 가족기능과 현재 흡연율의 유의한 연

관성을 발견하였다. 직접적인 부모와 자녀관계 외에도 부부간 불화관계나 부적응 관

계 역시 자녀의 흡연 등 약물남용을 포함한 부적응행동이나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et al., 1974). 

2) 교사와의 관계와 청소년 흡연

교사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들의 동조에 대한 이익(Stake in conformity)을 증가시킴

으로써 청소년 흡연을 감소시킨다. Kang 외(2005)는 청소년들이 교사와 좋은 관계를 

가질 경우 흡연위험성이 낮아짐을 보였다.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 청소년에게 의미 있

는 사회적 지지원으로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교사를 꼽았으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건강위해 행위와 비행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Resnick et al., 1997; Natvig et 

al., 1999; Lee, 1995; Whang, 1996). 양경희 외(2005)의 연구 결과에서는 교사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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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지지에 대해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더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체로 교사와의 관계가 다른 사회적 유대관계 요소보다 

흡연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제시하였지만, 아직까지 흡연과 교사

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해를 높일 필요

성이 있다.

3) 친구와의 관계와 청소년 흡연

청소년은 가족보다도 또래들로부터의 사회화 경향이 뚜렷하며, 또래들로부터 인정

받거나 그들과 동류화되기 위해서, 또는 또래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또래들과의 관계에 있어 흡연과 같은 일탈행동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

처럼 청소년 흡연의 사회적 요인으로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

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Krohn et al., 1983; 부정민, 1999; Bauman et al., 

1994; Flay et al., 1994; 한지연, 2005). Karcher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

로 친구와의 유대관계가 높은 청소년들은 흡연하는 친구 수에 상관없이 친구들과의 

유대관계가 낮은 청소년보다 흡연 시도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은 어

떤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애착관계를 가지는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흡연하기가 쉽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Krohn et al., 1983).

그러나 또래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존

의 연구들에서는 특히 흡연을 하는 친구들과 친한 관계를 가질 경우 흡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 또래 친구와의 애

착관계가 일탈 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양돈규, 2002). 

따라서 보다 자세한 연구를 통해 친구와의 유대관계가 청소년 흡연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가족이나 교사와 마찬가지로 유대관계 자체가 흡연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혹은 친구가 흡연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미

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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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흡연의 성별 차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성별에 따라 청소년 흡연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게 된다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우선 남자 청소년은 흡연 및 음주를 남자다운 행동이라고 간

주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속에서 사회화되고, 반대로 여자 청소년은 흡연 및 

음주를 여자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간주하는 성 정체성과 관련된 규범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여자 청소년은 그러한 성별규범으로 인해 비행

이 통제되거나 억제되는 경향이 있다(신혜섭, 2005). 또한 통제 자체가 성별로 다르게 

제공되기도 한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자 청소년들은 귀가 시간이 엄격하게 주어지고, 그들

의 활동 자체가 더 엄격하게 지도, 감독되는 경우가 많다(Belknap, 1996). 이와 같은 

강한 사회적 통제는 여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행 행동인 흡연을 시도하는 것을 억제

한다. 마지막으로 여자 청소년은 부모와 보내는 시간과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비슷한

데 반해 남자 청소년은 부모보다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더 길다는 점이 부모의 감독 

하에서 벗어나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정익중, 2004).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흡연을 포함한 비행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연

구들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Cernkovich 

외(1987)는 애착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성별 비교연구에서 가족적 요인은 남자보다는 

여자의 비행에 대해 설명력이 더 높았다는 것을 보였다(12.2% 대 14.2%). 특히 가족

유대의 다양한 차원들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남자 청소년의 비행보다는 여자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 외에 Anderson 외(1999)의 연구에서도 애

착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성별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은 다양한 애

착-부모, 친구, 학교에 대한 애착 등-이 비행 심각성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성차를 

발견하였는데, 그 한 예로 부모에 대한 애착은 여자 청소년이 아닌 남자 청소년의 비

행심각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연구는 가족유대가 여

자 청소년의 비행에, 후자의 연구는 남자 청소년의 비행에 더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연구들은 가족유대와 비행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어떤 종류의 유대가 남녀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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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각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이 드물고, 각각의 

연구들이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충분히 큰 자

료를 가지고 이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2009년에 조사된 청소년 흡연자 중 매일 흡연을 하는 학생의 매일 흡연 시작 연령

은 평균 14.3세로 조사되었다(질병관리본부, 2010). 다시 말해 중학교 2학년 시기가 

청소년의 매일 흡연 시작에 있어 중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중학교 2학년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2003년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4년 자료에서 새롭게 

조사된 지역사회(이웃) 관련 변수들을 추가해 이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지난 

2003년 당시 전국(제주도 제외)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의 방법을 

통해 총 3,449명의 청소년들 및 그 부모들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중 2004년 조사에 응하지 않은 343명의 대상자들과 주요변수가 무응답인 72명을 제

외한 3,034명의 청소년들 및 그 부모들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2. 연구변수 및 자료 분석 방법

1) 연구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흡연경험 여부를 종속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지난 1년

간 흡연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경우 규칙적인 흡

연보다는 흡연을 시도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일흡연율이나 흡연량보다는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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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요  인 변  수 문항수 문항내용

종속변수 흡연 여부 흡연경험 여부 1 지난 1년간 담배 피우기

설명변수

사회

적

관계

가족과의 

관계

부부간 불화 2 부부간의 욕설 및 신체적 다툼

부모 애착 6
부모의 사랑과 애정, 

부모-자녀의 상호이해, 대화

부모 감독 4 자녀 외출 시 부모의 감독

피학대 경험 2 부모의 욕설 및 체벌

형제자매 애착 1 형제자매와의 원만한 관계

교사와의 

관계
교사 애착 3

교사와의 대화, 교사의 사랑과 

관심, 교사 존경

친구와의 

관계

친한 친구 노출 2 친한 친구 수×만나는 빈도

친한 친구 애착 4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 기대, 

동질감 유지 성향, 즐거움, 대화, 

학교친구 애착 1 학교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

경험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설명변수는 크게 사회적 관계 

변수, 일반적 특성 변수(개인특성, 사회경제적 배경)로 분류하였다. 특히 사회적 관계 

변수들은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로, 가족, 교사, 친구와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가족과의 관계는 부모애착(6문항), 부모감독(4문항), 피학대 경험

(2문항), 형제자매애착(1문항), 부부간 불화(2문항)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교사와의 

관계는 교사 애착(3문항)으로, 친구와의 관계는 친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도

(2문항)와 친한 친구 애착 정도(4문항), 그리고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의 원만한 정도

(1문항)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이외에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개인적 특성인 성별, 거주 지역, 지역특성, 가족 구조, 흡연 친구 

수, 스트레스, 음주 여부,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인 부모의 학력과 직업,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인 가정의 빈곤, 청소년의 한 달 용돈을 고려하였다.

<표 1> 연구 변수 별 문항 수와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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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요  인 변  수 문항수 문항내용

통제변수

개인의 

일반적 특성

성별 1 성별

거주 지역 1 도시 및 농촌의 거주 지역

지역특성 4

동네 사람들 간의 친밀도 및 

신뢰도, 동네 사람들의 비행행동 

감독 및 제지, 도움 기대

가족 구조 1 부모를 기준으로 분류한 가족구조

스트레스 17
가정, 학업, 친구, 외모, 물질

스트레스

흡연 친구 수 1 지난 1년간 담배를 피운 친구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력 2 아버지(어머니)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2 아버지(어머니)의 직업

주관적 빈곤 1 주관적인 가정의 빈곤상태 인식

한 달 용돈 1 한 달 평균 용돈

음주 음주경험 여부 1 지난 1년간 술 마시기

2) 자료 분석 방법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변수가 흡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음주경험 변수는 따로 모형을 만들어 추가하는 방식

으로 분석하였다. 음주경험 변수를 분석 모형에서 따로 취급하게 된 것은, 청소년의 

비행행동 특성상 음주를 하는 청소년과 흡연을 하는 청소년이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동일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계 변

수들의 흡연에 대한 설명력이 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음주경험 이외의 변

수에 대해서는 다중공선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자인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변수에 

대한 분포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흡연 유경험자와 무경험자의 여러 흡연 요인 특성

들이 차이가 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χ²-검정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음주경험을 

제외한 모형(모형 1)과 음주경험까지 모두 포함한 최종 모형(모형 2)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남, 여 청소년 각각에서 사회적 관계 변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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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형 1, 2를 성별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 시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통계 프로그램

은 SAS 9.1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일반적 사항을 다음 <표 2>, <표 3>과 같이 살펴보았다. 지

난 1년간 흡연을 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은 전체의 12.1%(367명), 남자 11.7%(177명), 

여자 12.5%(190명)로 나타나 여자 중학생에서 흡연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30.1%(914명)로 흡연 경험보다 2배 정도 높은 수

준이었으며, 이 역시 여자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년간 흡연을 

한 적이 있는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18.8%(569명)이었으며, 그 수는 평균 

3.6명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재구분한 결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

부모 가정인 경우가 93.4%(2834명)이었으며, 거주 지역은 도시(86.8%)가 많았다. 지

역의 특성인 화합도는 전체 평균이 1.97점으로 5점을 만점으로 봤을 때 낮은 수준이

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가정 경제상황이 열악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44.5%)과 대졸(37.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의 직업은 개별적인 직업군에서는 ‘사무 종사자’ 가 23.2%로 가장 많았지만, ‘판매 종

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비율이 

44.4%에 달해, 전체적으로는 육체적 노동자가 58.4%(1773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청소년들의 한 달 평균 용돈은 20,000원 이하로 적은 경우가 44.5%(1351명)

로 가장 많았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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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값
전체

성별

남 여

N % N % N %

전  체 3,034 100.0 1,511 49.8 1,523 50.2 

흡연경험여부
없음 2,667 87.9 1,334 88.3 1,333 87.5 

있음 367 12.1 177 11.7 190 12.5 

가족구조
친부모가정 2,834 93.4 1,416 93.7 1,418 93.1 

그 외 가정 200 6.6 95 6.3 105 6.9 

음주경험여부
없음 2,120 69.9 1,185 78.4 935 61.4 

있음 914 30.1 326 21.6 588 38.6 

흡연친구
없음 2,465 81.2 1,243 82.3 1,222 80.2 

있음 569 18.8 268 17.7 301 19.8 

스트레스

낮음 776 25.6 466 30.8 310 20.4

보통 1,465 48.3 720 47.7 745 48.9

높음 793 26.1 325 21.5 468 30.7

거주 지역
도시 2,635 86.8 1,340 88.7 1,295 85.0 

농촌 399 13.2 171 11.3 228 15.0 

지역 특성

(화합도)

낮음 890 29.3 472 31.2 418 27.4 

보통 1,432 47.2 699 46.3 733 48.1 

높음 712 23.5 340 22.5 372 24.4 

부모학력

초졸 이하 119 3.9 50 3.3 69 4.5 

중졸 247 8.1 130 8.6 117 7.7 

고졸 1,349 44.5 658 43.5 691 45.4 

대졸 1,127 37.1 575 38.1 552 36.2 

대학원 이상 192 6.3 98 6.5 94 6.2 

부모직업

비육체적 노동자 1,160 38.2　 571　 37.8 589　 38.7　

육체적 노동자 1,773 58.4 885 58.6 888 58.3

기타 101 3.3 55 3.6 46 3.0

주관적 

빈곤인식

잘 모르겠다 44 1.5 24 1.6 20 1.3 

전혀 그렇지 않다 1,315 43.3 645 42.7 670 44.0 

그렇지 않은 편이다 889 29.3 466 30.8 423 27.8 

보통이다 565 18.6 262 17.3 303 19.9 

그렇다 221 7.3 114 7.5 107 7.0 

용돈

적음 1,351 44.5 695 46.0 656 43.1 

보통 1,193 39.3 570 37.7 623 40.9 

많음 490 16.2 246 16.3 244 16.0 

<표 2>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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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 중 부모들의 부부관계의 평균을 살펴보면 대

부분 불화를 겪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애착과 감독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두 변수 모두에서 여자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

다. 피학대 경험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남자 청소년들에서 조금 높은 수준이

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보통보다 약간 낮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수준이라 할 수

는 없었다. 교사애착 역시 보통보다 약간 낮았으며 여자 청소년들보다는 남자 청소년

들이 약간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매우 친한 친구의 수와 그들과 만나는 빈도를 곱

한 친구 접촉 정도는 남자의 경우가 더 높았으나, 친한 친구에게 보이는 애착은 여자

의 경우가 더 높았다. 연구 대상 청소년들은 학교 친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

고 있었으며 여자보다는 남자 청소년들의 점수가 약간 더 높았다(<표 3>). 

<표 3>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적 관계 특성

변  수
전  체

성  별

남 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부관계 1.83 0.92 1.81 0.89 1.85 0.96 

부모애착 3.33 0.81 3.26 0.79 3.40 0.82 

부모감독 3.21 0.89 3.10 0.88 3.32 0.89 

피학대 경험 1.70 0.88 1.73 0.89 1.66 0.88 

형제자매관계 2.94 1.34 2.91 1.40 2.97 1.28 

교사애착 2.47 0.83 2.53 0.78 2.41 0.87 

친구노출 13.42 20.69 16.56 25.62 10.31 13.50 

친구애착 4.06 0.66 3.98 0.69 4.14 0.61 

학교친구관계 3.92 0.85 3.96 0.86 3.88 0.83 

가족과의 관계 1.19 0.59 1.15 0.57 1.24 0.60

교사와의 관계 2.47 0.83 2.53 0.78 2.41 0.87

친구와의 관계 29.18 43.12 35.27 53.83 23.14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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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흡연군 비흡연군 계

N (%) N (%) N (%)

전  체 367(12.10) 2,667(87.90) 3,034(100.0)

성별
남 177(11.71) 1,334(88.29) 1,511(100.0)

여 190(12.48) 1,333(87.52) 1,523(100.0)

지역
도시 316(11.99) 2,319(88.01) 2,635(100.0)

농촌 51(12.78) 348(87.22) 399(100.0)

2. 청소년 흡연행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중2시기의 흡연행위

Krohn 외(1983)의 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흡연행위를 살펴보면 연간 흡연의 평

균 횟수는 한 두 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시험 삼아 혹은 상

황에 따라 흡연을 시도해 보는 경우가 많고, 정기적으로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은 비교적 

많지 않다는 다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Hunter et al., 1980).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흡연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367명 중, 57.5%(211명)가 연 5회 이하의 흡연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흡연 행위를 최근 1년간 흡연을 경험해 본 것으로 정의하고 분석

해도 무방하다고 여겼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인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중 지난 1년 

동안 흡연을 경험한 사람은 총 12.1%(367명)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거주지별로는 농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다(<표 4>).

<표 4> 흡연 행위

2) 청소년의 특성과 흡연경험의 관계에 대한 기초 분석

흡연 여부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간의 단변량 분석을 χ²-검정법을 이용하여 실

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구조, 음주여부, 흡연친구, 스트레스, 부모의 학력과 직업, 주

관적 빈곤, 그리고 한 달 평균 용돈 변수가 청소년의 흡연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5>).

연구 대상 청소년들은 친부모가정이 아닌 경우,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흡연을 더 

많이 하였으며,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흡연 친구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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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흡연군

%
비흡연군

%
χ²

성별 남 11.71 88.29 0.41

여 12.48 87.52

거주 지역 도시 11.99 88.01 0.20

농촌 12.78 87.22

지역 특성 낮음 13.26 86.74 4.30

(화합도) 보통 12.43 87.57 

높음 9.97 90.03 

가족구조 친부모가정 11.68 88.32 7.02**

그 외 가정 18.00 82.00

음주여부 없음 3.60 96.40 474.15***

있음 31.70 68.30

흡연친구 없음 5.48 94.52 541.65***

있음 40.77 59.23

스트레스 낮음 9.54 90.46 25.26***

보통 10.78 89.22

높음 17.02 82.98

부모학력

초졸 이하 9.24 90.76 18.70***

중졸 14.98 85.02 

고졸 14.31 85.69 

대졸 10.03 89.97 

대학원 이상 6.77 93.23 

경험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중졸, 고졸일 때 

흡연을 가장 많이 했으며, 부모가 비육체적 노동자인 경우에 비해 육체적 노동자일 

경우가, 육체적 노동자인 경우에 비해 기타일 경우가 청소년 흡연을 높였다. 한편 청

소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변수 중 주관적인 빈곤 인식 변수와 흡연 경험의 관계를 

살펴보면 현재 가정의 경제 상황이 열악해 곤란을 겪고 있다고 인식한 청소년들일수

록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 고 대답한 청소년들이 ‘그

렇다’ 고 대답한 청소년들 다음으로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잘 모르겠다고 

하는 대답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한

편 용돈이 많은 청소년들일수록 흡연을 많이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5> 일반적 특성과 흡연 여부와의 단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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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흡연군

%
비흡연군

%
χ²

부모직업

비육체적 노동자 10.17 89.83 10.80*

육체적 노동자 12.92 87.08

기타 19.80 80.20

주관적

빈곤

잘 모르겠다 15.91 84.09 18.70***

전혀 그렇지 않다 10.42 89.58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70 88.30 

보통이다 12.92 87.08 

그렇다 20.81 79.19 

용돈

적음 7.62 92.38 73.78***

보통 12.99 87.01 

많음 22.24 77.76 

주: *p<0.05, **p<0.01, ***p<0.001

다음으로 흡연 여부와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적 관계 특성 간의 단변량 분석을 t-검

정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표 6>). 분석 결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

에서는 모든 사회적 관계 변수들이 중학생들의 흡연 경험과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중에서는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형제자매관계가 좋을수록 

흡연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학대 경험과 부부간의 불화관계가 있을수록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들이 흡연을 덜 

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한편 친구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친한 친구가 적거나 그들

과 자주 만나지 않을수록, 즉 친한 친구에 자주 노출이 되지 않을수록, 또 친한 친구

들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 또한 학교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흡연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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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회적 관계 특성과 흡연 여부와의 단변량 분석

Characteristic
흡연군

평균(표준편차)
비흡연군

평균(표준편차)
t

부모애착 3.37(0.79) 3.06(0.84) 6.81***

부모감독 3.25(0.89) 2.90(0.88) 7.16***

피학대 경험 1.65(0.84) 2.07(1.09) -7.09***

부부관계 1.80(0.90) 2.06(1.06) -4.48***

형제자매관계 2.97(1.34) 2.76(1.35) 2.84*

교사애착 2.49(0.82) 2.28(0.88) 4.50***

친한 친구 노출 13.03(19.60) 16.27(27.20)    -2.21**

친한 친구 애착 4.04(0.65) 4.21(0.66) -4.63***

학교친구관계 3.91(0.85) 4.05(0.81)   -3.11*

주: *p<0.05, **p<0.01, ***p<0.001

3)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지난 1년간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

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관계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 검사를 통해 선택한 변수 간에 변수 선정에 영향

을 미칠 정도로 큰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자료 분석 방법

에서 서술한 대로 음주경험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 1과 포함한 모형 2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표 7>). 

모형 1의 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에서는 흡연친구, 주관적으로 인식된 가정의 빈곤, 

한 달 용돈 수준이, 사회적 관계 특성에서는 부모감독, 피학대 경험, 친한 친구 애착

과 학교 친구와의 관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의 대상이 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흡연친구가 있는 경우, 가정 경제상황이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그리고 한 달 평균 용돈이 보통이거나 그 이상일 경우 흡연을 더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했을수록, 친한 친구

와 애착이 높을수록, 학교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흡연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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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모형 1 모형 2

OR OR

일반적 특성

성별 (남)         여 1.038 0.636**

거주 지역 (도시)  농촌 1.017 1.076 

지역 화합도 (낮음)

보통 0.923 0.951 

높음 0.820 0.883 

가족구조 (친부모가정)   

그 외 가정 1.052 1.180

흡연친구 (없음)   

있음 9.738*** 6.524***

스트레스 (낮음)

보통 0.887 0.748 

높음 1.095 0.791 

부모학력 (초졸 이하)

중졸 1.746 1.592 

고졸 1.896 2.138 

대졸 1.189 1.180 

대학원 이상 0.983 1.030 

부모직업 (비육체적 노동자)

육체적 노동자 0.912 0.892 

기타 1.683 1.966 

주관적 빈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1.056 1.064 

나타났으며, 부모의 감독 정도가 센 경우 흡연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경험 변수를 추가한 모형 2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1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

을 보이지 못했던 성별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났으나, 부모감독과 학교 친구 관계

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흡연친구, 한 달 용돈, 피학대 경험과 친한 친구 애

착은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흡연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변수는 음주경험과 흡연친구의 존재였다. 

<표 7>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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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모형 1 모형 2

OR OR

그렇다 1.644* 1.666* 

잘 모르겠다 1.647 1.730 

한 달 용돈 (낮음)

보통 1.497** 1.386* 

높음 2.436*** 1.900*** 

사회적 관계

부모애착 0.907 0.915 

부모감독 0.786** 0.853 

피학대 경험 1.403*** 1.396***

부부간 불화 0.965 0.947 

형제자매 관계 1.008 1.019 

교사애착 0.966 1.059 

친한친구접촉 1.000 1.0008 

친한친구애착 1.416** 1.308*

학교친구관계 1.189* 1.173 

음주여부 (없음)

있음 8.331*** 

모형적합도(2LL) 1682.39 1477.58

주: *p<0.05, **p<0.01, ***p<0.001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 및 기타 변수들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종속변수를 흡연경험여부로 놓고 위의 분석에서 흡연과 유의미한 연관관계

를 보인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남녀 청소년 각각의 사회적 관계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첫째, 모형 1의 성별 분석 결과, 남녀 모두에서 흡연친구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한 

달 평균 용돈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친한 친구 애착이 높을수

록 흡연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흡연에만 영향을 끼친 변수

는 부모의 감독이었다. 한편 여자 청소년은 부모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 부모의 직업

이 기타로 분류된 경우, 한 달 용돈이 보통인 경우에도 흡연을 더 경험하였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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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남 여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OR OR OR OR

일반적 특성

거주 지역 (도시)    농촌 1.318 1.327 0.756 0.824 

지역 화합도 (낮음)

보통 0.797 0.799 1.080 1.128 

높음 0.862 0.815 0.747 0.870 

가족구조 (친부모가정) 

그 외 가정 0.753 0.823 1.431 1.669 

흡연친구 (없음)         

있음 9.353*** 6.651*** 11.926*** 7.247*** 

스트레스 (낮음)

보통 0.939 0.778 0.755 0.659 

높음 1.579 1.159 0.713 0.502*

부모학력 (초졸 이하)

중졸 1.258 1.051 2.523 2.496 

회적 관계 특성 중 학교 친구와의 관계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관계 특성에 주목하여 남녀 청소년 흡연경험을 살펴보면, 남자들에게는 

부모의 감독이, 여자들에게는 학교 친구와의 관계가 특징적이라고 하겠다.

둘째, 음주경험을 포함한 모형 2의 성별 분석 결과, 남녀 모두에서 흡연친구가 있

는 경우,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경우,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 흡연을 더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의 분석 결과와 달리 한 달 용돈 변수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

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 청소년들에서는 한 달 용돈이 많은 경우 흡연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감독 역시 계속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자 청소년에게만 영향을 끼친 변수는 스트레스, 부모의 학

력과 직업, 그리고 학교친구관계였다. 모형 2의 분석결과에서도 음주경험은 흡연친구

의 존재와 함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였다. 

<표 8> 성별 흡연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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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남 여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OR OR OR OR

고졸 1.389 1.576 2.886* 2.990* 

대졸 1.059 1.034 1.435 1.338 

대학원 이상 0.935 0.874 1.052 1.347 

부모직업 (비육체적 노동자)

육체적 노동자 0.821 0.781 1.029 1.039 

기타 1.073 1.273 2.513* 3.042* 

주관적 빈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0.778 0.706 1.338 1.466 

그렇다 1.631 1.470 1.728 1.885 

잘 모르겠다 0.994 0.813 2.842 3.260 

한 달 용돈 (낮음)

보통 1.403 1.414 1.623* 1.296 

높음 2.464*** 1.952* 2.453*** 1.709 

사회적 관계

부모애착 1.052 0.995 0.764 0.847 

부모감독 0.652*** 0.689** 0.938 1.019 

피학대 경험 1.363** 1.320* 1.435** 1.467** 

부부간 불화 0.896 0.945 1.064 0.974 

형제자매관계 0.985 0.988 1.025 1.045 

교사애착 0.980 1.121 0.979 1.023 

친한친구접촉 1.001 1.002 0.994 0.990 

친한친구애착 1.370* 1.273 1.521* 1.399 

학교친구관계 1.021 0.980 1.398** 1.411** 

음주여부 (없음)         

있음 6.187*** 15.593*** 

모형적합도(2LL) 839.14 755.49 809.82 684.45

주: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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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흡연 경험에 사회적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매

일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로 알려져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 교사, 친구와의 관계와 흡연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통제 변수들이 투입되지 않

은 경우 이들은 모두 흡연 경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특성들 중 음주경험을 제외한 변수들을 통제하

고 난 후에는 가족과의 관계 중 부모감독이 청소년 흡연 경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감독이나 통제가 청소년 흡연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었다(Hirchi, 1969; 김준호 외, 1995; 강윤주 외, 

1996; Griesbach 외, 2003). 또한 부모에 의해 피학대 경험은 청소년의 흡연 경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 Lewis 외(1979), 민수홍(1998), 이순래(2004), 이휘곤 외(2005)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교사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 흡

연 경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친구와의 관

계 중 친한 친구 애착과 학교 친구와의 원만한 관계는 흡연 경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Krohn 외(1983), Karcher 외(2005)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음주경험을 통제 

변수에 포함한 모형 2의 분석 결과에서는 부모감독과 학교 친구 관계가 통계적 유의미

성을 잃었으며, 음주경험과 흡연친구의 존재가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영향이 남자와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로 나누어 위와 동일한 방법의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자에서만 유의미하게 흡연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한 달 용돈, 부모감독이었으며, 여자에서만 유의미하게 흡연에 영향을 미친 변

수는 높은 스트레스, 부모의 직업과 학력, 그리고 학교 친구와의 관계였다. 이러한 결

과는 부모감독이 여자 청소년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Belknap(1996)와 정익

중(2004)의 선행연구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위와 같은 결과를 보았을 때 우리나

라 청소년 흡연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의 공통된 특성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생애 시기적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라도 개인들이 흡연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과 경

로는 제각각이며 이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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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좀 더 세분화된 흡연문제의 원인 분석은 이후의 적절한 청소년 흡연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흡연 경험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볼 때 청소년들이 불건강행위

이며 비행행위인 흡연을 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그 개인의 순간적인 선택이나 기호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흡연을 다차원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청

소년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위해 지지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

하겠다. 특히 현재 실시되는 금연교육 및 홍보대책에 있어 청소년이 가장 가깝게 경험

하는 사회적 관계들의 중요성을 알린다면 국민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의 흡연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어떤 청소년들만이 흡연을 경험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

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사회적 관계 특성에 주목하여 볼 때 부모의 언어적, 신

체적 학대를 경험하는 경우, 친한 친구와 애착이 높은 경우의 청소년들에게 집중해야 

할 필요가 드러났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감독 수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돕

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과 더불어 학교 친구들과의 부

정적 동류화를 예방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계라는 특성에 집중하여 새로운 인식

과 대안 모색을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 한

계점을 가진다. 첫째, 종속변수인 흡연행위의 세분화가 가능하지 않아, 전체 흡연자들을 

흡연수준별로 분류하기가 어려웠다. 둘째, 주요 설명변수로 포함된 가족과 교사, 친구의 

3가지 차원 외에도 청소년들을 둘러 싼 매우 다양하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차원들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대관계의 정도에 따른 청소년 흡연의 차이

를 검증하였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

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된 2003년의 1개년도 자료에 더하여 2008년까지 패널로 

조사된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흡연경험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종단연구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청소년 흡연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음주 경험과 흡연 경

험 모두를 기준으로 한 청소년 흡연지도 그리기 연구, 혹은 흡연친구의 존재를 기반으

로 한 흡연친구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향후의 연구를 통해 흡연

을 사회적 행위로 파악하고 더 자세히 이해하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를 

확보하여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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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Social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moking Behavior

Kim, Ji-Eun*․Cho, Byong-Hee**

Backgroun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a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when 

it comes to the issue of smoking behavior by adolescents. Moreover, it is a 

valuable exercise that we examine the specific effects of these social relationships 

in terms of gender. The first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different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like family, teachers, and friends on adolescents’  

smoking behaviors. The second objective is to explain the different effects of 

gendering social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moking behaviors. Method: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sourced from the 2003 First Korean Adolescents' 

Penal Data colle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data included 

3,034 adolescents attending a middle school as second grader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logistic regression method. The data was processed by SAS 9.1. 

Results: 11.7% of the male, and 12.5% of the female adolescents had engaged in 

smoking. Their social relationships impacted upon the smoking experiences the 

adolescents. The results from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friend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to smoking experience after adjusting for other variables. It also indicates that 

there are different effects on smoking experi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s in social relationships. Conclusion: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social 

* Division of Health Promotion Research,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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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upon smoking experience, efforts to build supportive social 

relationships and social environments need to be made. It is important to adapt 

any new strategy to include social group counseling, the empowerment of 

adolescent networks, and basic socio‐economical support.

Key Words : smoking, Korean adolescents, social relationship, family, 

teacher,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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