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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mpirical smoking prevention program on the 

knowledge of the harmfulness of smoking, attitude to smoking, smoking temptation among female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  This study used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 and post test design. The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the first and second grade at the two girls' high schools located in Ulsan city, and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113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17 in the control). The intervention was both the events such 

as nonsmoking promulgation and experiential learning programs and student-oriented educational sessions(once a 

week for six weeks). Data was analyzed with X2 test, t-test and ANCOVA.

  Results : The mean knowledge was 12.5 for pretest and 13.7 for posttest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2.7 

and 13.4 in the control group, retrospectively. The mean attitude was 71.0 for pretest and 72.2 for posttest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72.3 and 72.6 in the control group, retrospectively. The mean temptation was 15.0 

for pretest and 14.7 for posttest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3.9 and 14.0 in the control group, 

retrospectively. There's no difference in the change of the knowledge of the harmfulness of smoking, attitude to 

smoking, smoking temptation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Conclusion :  As the possible reasons, the subjects already had sufficient knowledge on the harmfulness of 

smoking, the research questionnaires were too plain to get any difference, the effect of intervention was too 

small to show a difference in such as short-term, and finally, there were many external factors. Hence, we 

recommend further studies with appropriate questionnaire for long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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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흡연은 방가능한 사망과 질병을 래하는 가장 

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가  차원의 극

 노력에 의하여 성인  청소년 흡연률이 조 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연운동

의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흡연율 실태조

사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청소년의 흡연율은 세계

으로 매우 높은 수 이며, 특히 여학생의 흡연율은 

남학생의 흡연율에 비해 감소폭이 어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의 흡연은 성인에 비해 건강에 미치는 

향이 더 크고 사회  비행과 연결될 수 있다는 (김

실, 200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7)으로 큰 심의 상이 되고 있다. 

특히 여성흡연은 자신은 물론 성인에 이르러 태아에

게 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 연운동 의회의 조

사에 따르면 여고생의 흡연율이 1991년 2.4%에서 

2003년 6.8%로 약 3배 증가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

고 있다. 따라서 성인으로 이행되는 간단계인 고등

학교에서의 극 인 흡연 방 로그램의 개발  

용은 매우 필요하다.

흡연 행 는 생물학 , 사회   심리  요인

들에 의하여 향을 받는 복합 인 과정으로

(Haire-Joshu, Morgan, & Fisher, 1991), 건강행

의 역에서 많은 심을 가지고 꾸 히 연구가 지

속되어 오고 있다. 미국은 흡연을 포함하여 청소년

의 약물 사용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

인 담배와 알코올 사용 억제에 을 둔 여러 가지 

약물남용 방 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 으로 실

시하고 있으며, 리 사용되는 교육 로그램으로 

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 (DARE) 로그

램이 있다. 이는 약물사용에 한 동료집단이나 사

회 인 분 기를 인식하고 이에 항할 수 있는 기

술을 가르치기 한 것으로 등학교 5, 6학년부터 

시작하여 학교 때까지 유사한 교육 내용을 수

을 달리하여 재구성하여 반복 으로 다루며 5년 이

상의 장기간의 교육과 한 학년 당 17회의 로그램

이 운 된다. 이러한 정신사회  근을 근간으로 

한 흡연 방 로그램은 단기 (1-2년)으로는 흡연

율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Pentz 등, 1989 ; 

Nutbeam, 1995), 장기 으로는(6년) 청소년 시기 동

안 흡연의 시기를 지연시키는 성과를 보 다(Flay et 

al., 1989). 

이에 비해 국내에서 실시된 일부 흡연 방  연

로그램은 일시 으로 흡연 유해성에 한 지식 

는 흡연에 한 태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이기는 

하 지만 장기 으로 청소년 흡연율 감소로 이어지지

는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  하나로 기존의 로그램들이 주

로 지식 심의 강의식 교육 는 단순 비디오 시청

(김수진, 1999; 노정리, 1996; 차명호, 2000)등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사 심의 일방향

 강의가 되면서 학생들은 교육에 한 흥미가 감소

하고, 실제로 청소년이 흡연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상

황에 직면하 을 때 이를 거 하는 방법에 해서는 

거의 교육되지 못하 다. 흡연하는 청소년  부분

이 친구의 권유 때문에 흡연하게 되었다고 보고하

으며, 그들은 친구를 매우 소 하게 생각하고,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기 해 그들의 흡연권유를 뿌리치지 

못한다고 응답하 다(Bertrand & Abernathy, 1993). 

이러한 결과는 동서를 막론하고 공통된 상으로 청

소년의 연 교육 로그램 내에 친구들의 흡연권유

를 거 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시켜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정인숙, 2002). 즉 청소년들을 한 흡연 방  

연교육 로그램에는 흡연의 유해성에 한 지식뿐 

아니라 친구의 흡연권유를 하게 거 하는 기술을 

교육시키는 것이 요하며, 이러한 교육과정에 학생

들이 직  참여하여 체함으로써 좀 더  문제해결능력

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흡연의 유해성에 한 지식

은 물론 태도  흡연유혹에 처하는 기술을 포함하

며 상자의 극 인 참여가 가능한 흡연 방 로그

램을 개발하고 이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시도되었으

며, 특히 최근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 여고생을 상

으로 하고자 하 다. 

2. 연구 목

본 연구는 인문계 여고생을 상으로 체험  흡연 

방 로그램을 개발․ 용하고 이의 효과를 평가하

는 것으로, 체험  흡연 방교육 로그램 후 흡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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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에 한 지식, 흡연태도, 흡연유혹의 변화를 악

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3. 연구가설

가설 1. “흡연 방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

여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

이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흡연 방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

여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흡연에 한 부정 인 태

도가 더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흡연 방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

여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흡연유혹이 더 낮아 질 

것이다.”

4. 용어정의

1) 체험  흡연 방 로그램

스스로 흡연 방을 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실제로 경험을 해 보는 것으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학교 상행사 로그램과 학생 상교육 로그램을 말

한다.

2) 흡연 방 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에서 흡연 방 로그램의 효과라 함은 흡

연유해성에 한 지식, 흡연태도, 흡연유혹  흡연율

의 효과를 말한다.

(1)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해 아는 것(야

후 국어사 )를 의미하며, 박 규와 강윤주(1996)가 

개발하고 백경옥(2001)이 학생용으로 수정 보완

한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 도구로 측정한 수를 

말한다. 

(2) 흡연태도

흡연에 해 취하는 입장이나 생각(야후 국어사

)을 의미하며, 박 규와 강윤주(1996)가 개발하고 

백경옥(2001)이 학생용으로 수정 보완한 흡연태도 

도구로 측정한 수를 말한다. 

(3) 흡연 유혹(Temptation)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특별한 상황에 충동

으로 열 할 수 있는 강도를 의미하며(Velicer 등, 

1990). Plummer 등(2001)이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흡

연유혹 도구로 측정한 수를 말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인문계 여고생을 상으로 한 체험  흡연 방 

로그램을 용한 후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 흡연태

도, 흡연유혹의 변화를 평가하기 한 비동등성 조

군 후실험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2. 연구 상 

울산 역시 소재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6개교  2

개교의 1, 2학년을 모집단으로 하고, 이들  약 10%

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연구 상으로 하 다. 표본추

출은 반을 표본단 로 하며 층화집락추출법을 이용하

다. 먼  지리  치  학습 여건이 유사한 2개 

인문계 여고 선정을 선정하고, 이  연구자가 근무하

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를 실험군, 실험군과 경제, 생

활환경, 지리  치 등이 유사한 인문계여자고등학

교 1개교를 조군으로 임의 추출하 다(그림 1). 실

험군 학교를 상으로 먼  1, 2학년으로 층화하고, 

각 학년의 반에 번호를 부여한 후 난수표를 이용하여 

무작 로 2개 반 선정을 선정하 으며, 실험군 학교

와 동일한 학년과 반을 조군군으로 선정하 다. 이

러한 선정과정을 거쳐 실험군 4학 , 조군 4학 이 

추출되었으며, 실험군 113명, 조군 117명 등 총 230

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인문계 여고：6개교

1학년
13학

학년
13학

3학년
13학

U여고 S여고

2 2 제외 2 2 제외

U여고와  동일
반

무작  추출

임의 추출

1학년
13학

학년
14학

3학년
13학

[그림 1] 표본추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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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활동 산출 효과

보건교사
학교 상
분 기 조성
활동

학생 상
보건교육

흡연에 한

지식, 태도,

흡연유혹의 변화

연/흡연
련 메시지에
하는 기회
학생수 증가

흡연 방교육

여고생의
흡연률 감소

“흡연은

옳지 않다”

는 분 기

확산

[그림 2] 로그램 모형

<표 1> 흡연 방 로그램의 구성

학교 상 분 기 조성 학생 상 보건교육

상 연구 상자를 포함한 체학생 연구 상자

구성 시, 활동 강의, 실험, 시청각 교육

방법 지속 1회/주, 6주간

내용

- 흡연홍보 갤러리
- 체험 학습의 날(연극, 싱, OX 퀴즈)
- 연 선포식
- 연 도우미 

- 담배란 무엇인가
- 흡연과 질병
- 여성흡연, 간 흡연
- 담배 고의 허구성
- 자기주장 훈련
- 흡연유혹 거 하기

3. 재 : 체험  흡연 방 로그램 

로그램은 집단  근을 시도하고, 참여유도를 

유도하며, 다양한 내용, 특히 실험, 역할극 등에 참여

할 기회를 부여하며,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향을 강

조하며 사회  압력 거 하기 등의 생활기술훈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로그램 모형은 학교 상활동  학생 상 활동

을 통해 연/흡연 련 메시지에 하는 학생수가 증

가되고 흡연 방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연구 상자의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 태도, 흡연유혹이 변화되고, 

궁극 으로는 흡연율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가정

하 다(그림 2).

본 흡연 방 로그램은 학교를 상으로 한 흡연

방 행사와 학생을 상으로 한 흡연 방교육으로 

근하 으며 강의 형태의 수동  근을 보완하여 

체험  요소를 가미한 극  근 방법, 개별  보다

는 단체 근을 통한 정보공유 등을 강조하여 연구자

가 직  개발하 다(표 1).  

학교를 상으로 한 다양한 흡연 방행사로는 흡

연 방  연분 기 조성을 하여 연선포식, 

연선포와 연구호 제창, 연선서, 교내 흡연 정화

원회 , 그리고 체험 학습의 날을 정하여 연

스, 연연극, OX 퀴즈 회, 행운권 추첨 등을 실시하

다.

학생 상 로그램(표 2)은 1회 50분간, 매주 1회

씩 총 6회에 걸쳐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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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생 상 로그램의 구성

용요소 차시 주  제 목  표 방 법  체험  요소

흡연

유해성

지

식

1 담배란 무엇인가

 담배의 유래로 흡연의 부

정  요소 바른 이해와 담

배의 독성분을 알 수 있다.

 실험

 모형담배,

 페트병 실험

2  흡연과 질병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향을 알 수 있다. 
 실험

 붕어실험

 

태

도

3  여성흡연, 간 흡연

 여성흡연의 심각성과 간

흡연의 폐해를 알수있다. 
시청각

교육

비디오, 

동 상 람 

콩나물 찰하기

4 담배 고의 허구성 

 담배회사의 고 략을 비

하고 그 략으로 역

고를 만들 수 있다.

 활동

 담배 고체험해   보기 

 역 고로 연

 홍보물 만들기 

흡

연

유

혹

5 자기주장 하기 

 자기효능감 증진으로 자기

주장력을 신장할수 있다.  활동

명함 만들기,

Roll paper돌리기

역할극

6 흡연유혹 거 하기

 효과 인 의사소통의 기술

로 흡연유혹을 거 할 수  

있다.

 활동

 

  역할극

다. 1차시는 '담배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잘못된 흡연

의 유래를 바르게 이해 하고자 하는 내용과 담배성분

의 독성물질이 인체에 끼치는 향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하 으며, 상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해 페트

병을 이용한 흡연유해성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2차시는 ‘흡연과 질병’ 이란 주제로 흡연 련한 질병

의 종류와 질병이 우리의 삶에 어떤 직 인 향을 

래하는지에 한 내용으로 구성하 으며 붕어 실

험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을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3차시는 ‘여성흡연․간 흡연’을 주제로 흡연

으로 한 비디오를 시청하고, 동 상을 람하여 태아

와 비흡연자에게 미치는 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흡연자들에게 연의 요성을 비흡연자들에게는 

연권을 릴 수 있는 권리에 한 인식을 갖도록 하

다. 콩나물 찰하기를 통해 간 인 흡연의 폐해

를 확인하도록 구성하 다. 4차시는 ‘담배 고의 허구

성’이란 주제로 담배 고의 략을 체험하여 담배

고를 바로 보고 비  할 수 있고, 담배 고에 유혹되

지 않도록 교육한 후 연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

다. 5차시는 ‘자기주장 하기’로 자기 존 감을 높이는 

방법부정  생각을 바꾸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역할극을 하도록 하 다. 6차시는 ‘흡연유

혹 거 하기’를 주제로 친구의 권유와 사회  압력을 

이기기 한 효과  의사소통기법을 정서 ․사회  

향이론에 용하여 효과  의사소통 기법을 실생활

로 연결되도록 흡연유혹 거 하기를 교육하 다. 이 

후 흡연유혹상황을 설정하고 이 때 어떻게 처할 것

인지에 한 역할극을 하도록 하 다. 

4. 측정도구

1) 일반  특성

연령, 학년, 흡연상태, 음주상태, 흡연 방교육 경

험 등으로 구성하 다.

2)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

박 규와 강윤주(1996)가 개발하고 백경옥(2001)

이 학생용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  흡연해독에 

한 문항을 사용하 다. 총 15문항이며 ‘맞다’는 1 , 

‘틀리다’ 는 ‘모르겠다’는 0 으로 수화 하 으며 

내용에 따라 역코딩 후 총 을 계산하 다. 총 의 범

는 0-15 이며, 수가 높을수록 흡연의 해독에 

한 지식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3) 흡연태도

박 규와 강윤주(1996)가 개발하고 백경옥(2001)

이 학생용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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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문항이며 ‘매우 그 다’는 1 , ‘약간 그 다’는 2 , 

'약간 그 지 않다‘는 3 , ’매우 그 지 않다‘는 4

으로 수화하 으며 2, 4, 7, 9, 10, 13, 16, 18문항은 

역코딩 후 총 을 계산하 다. 총 의 범 는 20-80

이며, 수가 높을수록 흡연에 해 부정 인 태

도를 보임을 의미한다. 백경옥(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가 .82이었다.  

4) 흡연유혹 

Plummer 등(2001)이 개발하고 박남희(2002)가 국

내 청소년에 맞게 번안한 도구에 타인의 흡연상황을 

추가하여 사용하 다. 총 12문항으로 부정  감정  

상황 2문항, 정  사회  상황 2문항, 습 성 2문항, 

체 조  2문항, 타인의 흡연상황 4문항 등 5개의 하

부척도로 나 어지고 각 문항 당 5  척도로 ‘  피

우고 싶지 않다’ 1 에서 ‘매우 피우고 싶다’ 5 으로

서 수가 높을수록 흡연상황에 한 유혹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는 

부정  감정  상황 .91, 정  사회  상황 .81, 습

성 .72, 체 조  .88이며, 박남희(2002)의 연구에서

는 부정  감정  상황 .83, 정  사회  상황 .82, 

습 성 .78, 체 조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87 .71 .81, 91 .93 이었다.

한편,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 흡연태도, 흡연유혹 

측정도구에 한 타당도는 내용타당도를 검정하 는

데, 아동간호학 교수 1인, 지역사회간호학 교수 2인 

등 3인으로부터 각 문항에 한 내용타당도 지수가 

어도 85%임을 확인하 다. 

5. 연구진행 차

연구에 앞서 연구자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 해당 

학교장, 학생부장 교사, 학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

과 차에 해 설명하고 참여에 한 조를 요청

하 다. 사 조사는 2003년 4월 25일에서 2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실험군과 조군 모두 해당 학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게 한 후 

장에서 회수하 다. 이후 실험군에게는 체험  흡

연 방 로그램이 재로 제공되었는데, 2003년 4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6주간에 걸쳐 재량시간 이용

하여 매주 같은 시간에 각반 50분씩 6차시의 학생

상 보건교육이 실시하 다. 이 기간 실험군이 속한 

학교를 상으로 한 행사 로그램이 동시에 제공되

었는데, 2004년 4월 28일 연선포식, 2004년 5월 14

일 체험학습의 날 행사, 연 갤러리 상설 운  등이 

포함되었고, 이러한 학교 상 행사 로그램은 실험

군 학교 학생 모두가 참여하 다. 한편, 조군에 

해서는 아무런 재가 제공되지 않았다. 사후조사는 

6월 15일에 실시되었으며, 사 조사와 마찬가지로 학

교사의 지도하에 설문지를 작성한 후 장에서 회

수하 다.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유의수  alpha=.05로 하 다.

1) 상자의 일반  특성  흡연 련 특성은 실수

와 백분율 는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2) 상자의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 태도, 흡연

유혹은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3) 상자의 흡연상태를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 다. 

4) 두 집단간의 사  일반  특성, 흡연 련 특성,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 태도, 흡연유혹, 흡연율에 

한 동질성 검정은 χ²검정 는 t 검정을 이용하여 

양측검정하 다.

5) 흡연 방 로그램 후 실험군과 조군의 흡

연유해성에 한 지식, 태도, 흡연유혹의 변화에 한 

유의성 검정은 공분산분석(ANCOVA)을 이용하여 

단측검정하 다.

Ⅲ. 연구결과

1. 동질성 검증

1) 일반  특성 

재 흡연자는 실험군이 2.7% 조군이 0.9%이었

지만, 과거흡연자를 합한 경우 각각 9.7%와 10.3%로 

흡연상태에 있어 실험군과 조군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주를 하는 경우는 각

각 29.2% 29.0%이었고, 흡연 방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는 비율은 실험군 65.5%, 조군 70.0%로 이들 

변수에 해서도 두 집단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 으로 상자의 일반  특

성에 한 사  동질성 검증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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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로그램  일반  특성에 한 사  동질성 검증

구분 실험군(n=113) 조군(n=117)  χ² p

학년 1 61(54.0) 64(54.7)
.01 .91

2 52(46.0) 53(45.3)

연령
16 14(12.4) 11(9.4)

.01 .8017 58(51.3) 68(58.1)

18 41(36.3) 38(32.5)

흡연상태 안함 99(87.6) 101(86.3)

.57 .33
과거흡연  8( 7.0)  11( 9.4)

재흡연  3( 2.7)   1( 0.9)

무응답  3( 2.7)   4( 3.4)

음주상태
함 33(29.2) 34(29.0)

.07 .96안함 77(68.1) 80(68.4)

무응답  3( 2.7)  3( 2.6)

흡연 방교육 경험

있다 78(65.5) 82(70.0)

.56 .76없다 38(33.6) 34(29.1)

무응답  1( 0.9)  1( 0.9)

<표 4>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 흡연 태도, 흡연 유혹에 한 사  동질성 검증

구분
가능

범

실험군(n=113) 조군(n=117)
t  p

M SD M SD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  0-15 12.5  2.2 12.7 2.0 -.57 .57

 흡연태도   20-80 71.0 10.2 72.3 6.6 -.12 .26

흡연유혹   체 12-60 15.0  6.8 13.9 4.1 1.40 .15

부정감정 2-10  2.3  1.2  2.2 0.6 1.60 .20

정감정 2-10  2.4  1.2  2.3 0.6 1.14 .25

습 성 2-10  1.7 4.4  1.7 0.5 .94 .35

체 조 2-10  2.4 1.2  2.3 0.7 1.17 .20

타인흡연 2-20 4.7 2.3  4.4 1.3 1.38 .17

차이는 없었다(표 3).

2) 상자의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 태도  유

혹에 한 동질성 검증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은 15  만 에 해 실

험군은 평균 12.5 , 조군은 12.7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흡연에 한 태도는 80  만

에 실험군은 평균 71.0 , 조군은 평균 72.3 으로 

조군이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흡연유혹은 60  만 으로 실험군은 평균 15 , 

조군은 평균 13.0 으로 이 역시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모집단에서 추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 

2. 연구가설 검증

1) 가설 1. “흡연 방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은 참여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흡연유해성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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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로그램 ․후 실험군과 조군의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 차이

구분
실험군(n=113) 조군(n=117)

F p
후 차이 후 차이

흡연유행성 지식 12.5±2.2 13.7±1.6 1.2 12.7±2.0 13.4±2.2 0.7 1.01 .16

흡연에 한 태도 71.0±10.2 72.2±19.7 1.2 72.3±6.6 72.6±6.6 0.3 .20 .33

흡연유혹 15.0±6.8 14.7±7.4 -0.3 13.9±4.1 14.0±5.2 0.1  .56 .23

   부정감정  2.9±1.6  2.5±1.4 -0.4  2.6±1.5  2.5±1.3 -0.1  .26 .31

   정감정  2.5±2.4  2.4±1.3 -0.1  2.3±0.6  2.3±0.7 0.0 1.31 .13

   습 성  2.5±1.2  2.4±2.5 -0.1  2.3±0.8  2.3±0.8 0.0  .69 .21

   체 조  2.4±1.2  2.5±2.5  0.1  2.2±0.7  2.4±1.5 0.2  .69 .40

   타인흡연  4.8±2.3  4.8±2.5  0.0  4.4±0.3  4.6±0.7 0.2  .49 .25

더 높아질 것이다”

로그램  실험군의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

수는 평균 12.5 이고, 재 후 13.7 으로 1.2  증

가하 고, 조군은 재  평균 12.7 에서 재후 

13.4 으로 0.7  증가하 으나, 두 집단의 재

후 유해성지식 수에는 통계 으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F=1.01 p=.16). 따라서 가설 1은 기각되

었다(표 5).

2) 가설 2. “흡연 방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은 참여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흡연에 한 부정

인 태도가 더 증가할 것이다”

 로그램  실험군의 흡연태도 수는 평균 71.0

이고, 재 후 72.2 으로 1.2  증가하 고, 조군

은 재  평균 72.3±6.6 에서 재 후 72.6 으로 

0.3  증가하 으나, 두 집단의 재 후 흡연태도

수에는 통계 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20, 

p=.33)(표 5). 따라서 가설2는 기각되었다.

3) 가설 3. 흡연 방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흡연 유혹이 더 낮아

질 것이다.

로그램  실험군의 흡연유혹 수는 평균 15.0

이고, 재 후 14.7 으로 0.3  감소하 고, 조군은 

재  평균 13.9 에서 재 후 14.0 으로 0.1  증

가하 으나, 두 집단의 재 후 흡연유혹 수에는 

통계 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56, p=.23)

(표 5).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체험  흡연 방 로그램을 구축한 후 

재후 여고생에 한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 태도 

 흡연유혹의 변화를 평가하기 해 실시하 다. 연

구결과 체험  흡연 방 로그램을 수행한 실험군과 

그 지 못한 조군에서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과 

태도와 흡연유혹  흡연율 한 변화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은 흡연의 유해성에 

해 얼마나 있느냐를 말하며 지식은 건강 리의 재

에 실질 으로 작용한다. 인지  역에서 지식의 변

화는 개인  안녕을 도모하기 한 기 이며 흡연율 

변화에도 요한 측인자라는 을 고려할 때 흡연

방 교육을 통한 지식의 증가는 의미가 크다

(Pederson, 198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체험

 흡연 로그램을 재 후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

이 통계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상이 고등학생으

로 흡연이 유해하다는 것은 이미 단계 학년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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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흡연이 유해하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사실들

로 수가 높아 있어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유도하

기란 다소 한계가 있었다. 

 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신 숙과 은민, 

2000; 이은혜 등, 2001) 는 학생을 상으로 한 연

구(강혜  등, 2001; 노원환, 2000, 한선희, 1999)에서

는 지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고, 고등학교를 상

으로 한 연구  일부 연구에서는 지식이 증가하 지

만(임소연, 1996) 김택민(1999)의 연구에서는 지식이 

변화되지 않는 등 일 된 연구결과를 보이지 못하

다. 등학교 이후로 꾸 히 흡연 방  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의 지식수 에 도달되어 있어 변화의 폭이 좁으

며, 특히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지식측정문항은 굳이 

고등학생에서의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평이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고

등학생을 상으로 측정하기는 내용이 쉬워서 변별력

이 낮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흡연 방 로그램 후 흡연태도의 변화에 한 연

구에서는 일 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흡연태

도가 변화하지 않은 연구(김소야자와 권인순, 2000; 

한선희, 1999)가 있는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흡연태

도가 변화하는 것(강혜  등, 2001; 신성례와 하나선, 

2001, 임소연, 1996; Price 등, 1998) 도 있었다. 이러

한 연구에서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상자의 학년에 따른 차이보다는 흡연 방 로그램

의 강도  측정시 과 련이 있어 보인다. 즉 로

그램의 재기간이 길고, 교육후 즉각 인 평가보다

는 일정기간의 시간이 흘러야 태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onnell 등(1985)은 흡연태

도는 그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

고 지식의 변화만큼 큰 효과를 보이기 한 어려운 

역이라고 하 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의 표본수가 

작아 통계 인 검정력이 낮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흡연유혹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특별한 상

황에 충동 으로 열 할 수 있는 강도(Velicer 등, 

1990)로 흡연상황에서 이를 거 할 수 있는 자기효능

감과 반 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흡연 방

로그램 후 흡연유혹의 변화를 본 연구는 많지 않았는

데 신성례와 하나선(2001)의 연구에서도 흡연 유혹상

황을 거 하는 략을 재한 후 주장성 수가 유의

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지 못하 다. 흡연태도에서

와 마찬가지로 흡연유혹은 교육후 어느 정도의 시간

이 경과한 후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

양한 방법과 재시간을 늘려서 장기 으로 평가해

이 바람직하며, 표본수를 좀 더 늘린다면 통계  검정

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 흡연태도, 흡연유혹 등

에 총체 으로 향을 미칠 수 있었던  다른 요인

으로 외부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실험군에서 로

그램 ․후 흡연유해성지식, 흡연태도, 흡연유혹 등

이 변화되었으나 조군에서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로그램 ․후 두 집단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연 는 흡연 방을 한 노

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흡연

방 련 정보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본 연

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담배는 호기심의 상이 

아닙니다’ 등 3편의 연공익 방송을 공 방송으로 

방 하 으며, 주말이나 심야 청소년을 상한 오락

로에서도 흡연 련 내용이 보도되고 있었다. 그리

고 이러한 매체를 통한 연정보는 청소년을 겨냥한 

연 홍보물로서 방 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군에 

해 외부요인으로 작용되어 철 한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 으로 인해 흡연유해성 지식, 

흡연태도, 흡연유혹, 흡연율에 한 유의성 효과는 없

었으나  재가 체험  흡연 방 로그램으로 학교

와 학생을 함께  상에 포함시킨  체험 이고 오락

주의 단체  근을 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 학교교육 과정  재량교과나 학교축제  학 발

표 그 외 문화행사와 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따라서 흡연유해성 지식과 태도와 흡연유혹

에 한 내용의 변화를 측정 할 수 있는 도구개발과 

함께 장․단기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완된 내용의 

지속 인 재와 반복 연구로서 단․장기 인 평가연

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인문계 여고생을 상으로 체험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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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로그램을 개발․ 용하고 이의 효과를 평가하

는 것으로, 울산 역시 소재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2

개교에서 무작 로 2개 반을 선정을 선정하여 실험군

과 조군으로 배정하 다. 그 결과 실험군 4학 , 

조군 4학 이 추출되었으며, 실험군 113명, 조군 

117명 등 총 230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재 로

그램은 집단  근을 시도하고, 참여유도를 유도하

며, 다양한 내용, 특히 실험, 역할극 등에 참여할 기회

를 부여하며,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향을 강조하며 

사회  압력 거 하기 등의 생활기술훈련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 상활동  학생 상 활동으로 구성

하 다.

연구결과 체험  흡연 방 로그램을 수행한 실험

군과 그 지 못한 조군에서 흡연유해성지식과 태도

와 흡연유혹  흡연율 한 변화가 통계 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 상자가 고

등학생이라 이미 흡연유해성 지식수 이 높아 재에 

따른 변화가 었고,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지식측정

문항은 굳이 고등학생에서의 흡연유해성에 한 지식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평이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흡연에 한 태도와 흡연

유혹에서의 변화가 없었던 것은 흡연 방 로그램의 

강도  측정시 과 련이 있어 보이는데 로그램

의 재기간이 길고, 교육후 즉각 인 평가보다는 일

정기간의 시간이 흘러야 태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흡

연유해성에 한 지식과 태도와 흡연유혹에 한 내

용의 변화를 측정 할 수 있는 도구개발과 함께 장․

단기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완된 내용의 지속 인 

재와 반복 연구로서 단․ 장기 인 평가연구가 이

루어지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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