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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While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whether smoking scenes in films actually affect audience members’ smoking, 
a comprehensive conclusion has yet to be derived. This study systematically reviewed the effect of smoking scenes in films on audience 
members’ attitudes, beliefs, and actions. Methods: We analyzed a total of 146 studies searched on PubMed and PsycINFO (41 qualitative 
studies, 72 cross-sectional studies, 20 longitudinal studies, and 13 experimental studies). Results: Whereas qualitative studies have only 
demonstrated that audience members tend to perceive smoking scenes in films not as negative information but as positive information, 
cross-sectional studies have reported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smoking scenes and smoking behavior notwithstanding the problems 
of classifying the groups studied and measuring the degree of exposure. Through follow-up observations, longitudinal studies have reported 
that such media exposure can serve as a predictor of future smoking. Finally, with exposure and confounding variables under control, 
experimental studies have confirmed that smoking scenes in films indeed affect audience members’ attitudes, beliefs, and actions regarding 
smoking. Conclusions: Scenes of actors and actresses smoking can be imitated or learned through audience members’ immersion and 
identification and reproduce positive images that may render smoking socially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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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화에서의 흡연 장면이 관객들의 실제 흡연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서구의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여 왔다. 이 분야에서 수행된 주된 연구는 다양한 엔터테

인먼트와 대중 매체가 관객들의 흡연 관련 태도, 신념, 행

동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화의 흡연 

장면과 관객들의 흡연 간의 연관성에 대한 분명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화의 과도한 흡연 장면으

로 인해 대중들의 흡연율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대중들의 주요한 여가활동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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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결론

을 도출한 연구는 없었다.
여러 매체들 중에서 화는 대중적 파급효과가 크고 극

의 전개상 종종 흡연 장면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
객들의 배역에 대한 높은 몰입으로 인하여 상의 폭로 효

과(exposure effect)가 클 가능성이 높다(Dalton et al., 2003; 
Distefan, Pierce, & Gilpin, 2004; Goldberg, 2003; Goldberg & 
Baumgartner, 2002; Sargent et al., 2001; Sargent et al., 2004; 
Tickle, Sargent, Dalton, Beach, & Heatherton, 2001). 화는 엔

터테인먼트 산업 중에서 담배 회사들의 중요한 마케팅 대

상인데, 미국의 경우 1930년대 R.A. 패터슨사에서 “럭키 스

트라이크(Lucky Strike)”라는 브랜드를 등장시켰고 그 당시 

“사탕 대신 럭키를 찾으세요(Reach for a lucky instead of a 
sweet)”라는 유명한 광고 카피가 만들어졌다(O'keefe & 
Pollay, 1996; Pierce & Gilpin, 1995). 이후 화에서 배우들

의 흡연 장면은 흡연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만들고 긍정적

인 사회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향을 주었다(Pollay, 
199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1). 
예를 들어, 여성의 흡연을 통해 여성의 독립과 남녀평등이

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차용하기도 하 다. 
20세기 중반에 화 속의 흡연 장면은 어렵지 않게 대중

들과 친숙해졌고 하나의 긍정적인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는데, 유명한 배우들이 화의 명장면에서 담배를 피

우면서 극중 몰입도를 높 고 흡연이 주연 배우의 이미지

와 함께 매력적인 것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반항적인 캐릭터를 구축한 제임스 딘(James 
Dean)은 “이유 없는 반항(Rebel without a cause)”에서 거칠

고 저돌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담배를 피웠는

데, 그 장면이 화의 포스터로 쓰 고 전세계적으로 이 포

스터가 회자되면서 흡연은 화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 효

과를 누렸다. 
이후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에서 흡연 장면의 효과를 연

구하고자 내용분석 기법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훈련

된 전문가가 해당 미디어에 나타난 컨텐츠를 체계적으로 

계량화하여 그 특징을 찾아내는 방법이다(MacKinnon & 
Owen, 1998; Ng & Dakake, 2002; Polansky & Glantz, 2004; 
Roberts, Henriksen, & Christenson, 1999). 그러나 내용분석 

연구는 미디어의 메시지를 기술하는데 유용하지만, 콘텐츠

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에 대한 특별한 결론이나 근거를 제

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대상 컨텐츠를 선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다(Dalton et al., 2002; Everett, Schnuth, & 
Tribble, 1998; Glantz, Kacirk, & McCulloch, 2004; Hazan, 
Lipton, & Glantz, 1994; Sargent et al., 2001; Stockwell & 
Glantz, 1997). 그래서 일부 연구는 내용분석과 양적분석을 

결합하는 방법도 시도하게 되었다(Polansky & Glantz, 2004). 
결국, 화 속의 흡연 장면이 관객들에게 미치는 향을 분

석하기 위해서는 연구 설계와 방법, 대상 컨텐츠 등에 따라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

여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화 속 흡연 장면이 관객에게 미치

는 폭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적절타당한지에 대

한 체계적인 문헌고찰이 수행되지는 못하 다. 
이 연구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에서 담배 관련 콘텐츠

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들을 연구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엔터테인먼트 미디어가 흡연 태도, 흡연 신념, 그
리고 흡연 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구하

다. 담배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에 미치는 미디어 효과

에 대한 연구는 다른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들보다 

화에 특히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이 연구는 엔터테인먼

트 미디어 중에서 특히 화 속 흡연 장면의 폭로 효과를 

대상으로 분석하 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의 화 속 흡

연장면 규제와 관련된 함의를 도출하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이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수행된 연구이다. 지
금까지 흡연 장면에 대한 폭로가 관객들의 흡연에 미치는 

효과는 주로 네 가지 형태의 연구로 수행되었다. 질적연구

(qualitative study), 횡단연구(cross-sectional study), 종단연구

(longitudinal study), 실험연구(experimental study)가 그것이

다. 따라서 각 유형별로 검토 대상 논문을 정했는데, 구체

적인 범위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모든 논문의 검색 

기준시점은 2007년 12월이다. 
우선, 질적 연구는 펍메드(PubMed)에서 다음의 MeSH 키

워드 조합 중에서 하나를 만족하는 모든 논문을 연구 자료

로 하 다. 사용된 키워드는 (1) “tobacco”, “smokin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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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s”, “motion pictures”, “media”, 그리고 (3) “focus 
group”, “qualitative” 다. 즉, (1), (2), (3)에서 한 개 이상의 

단어들이 매치되는 묶음으로 검토 대상 논문들을 선정했는

데, 그 결과 41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횡단연구, 종단연구, 실험연구는 위와 같은 방

법으로 펍메드에서 “tobacco”, “smoking”과 “motion picture”, 
“movie”의 조합으로 검색하여 79편의 논문들을 검토 대상

으로 선정하 다. 한편,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별도로 PsycINFO에서 동일한 용어를 사

용하여 검색을 하 는데, 26편의 논문이 분석 대상으로 선

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총 146편(41편의 질적연구, 72편의 

횡단연구, 20편의 종단연구, 13편의 실험연구)이 분석에 활

용되었다. 

2. 분석 방법

선정된 논문들은 횡단연구와 종단연구의 경우 연구진이 

논문을 읽고 11가지 기준, 즉 대상 국가, 연구 설계, 자료 

수집, 표본, 측정 도구, 신뢰도와 타당도, 흡연의 결과 측정 

도구, 그 외의 결과 측정 도구, 공변인, 연관성의 측정 방법, 
연관성의 크기로 분류하 다. 실험연구의 경우에는 위 기

준 이외에 실험 방법(대상 국가, 표본, 실험 집단, 제공된 

화, 실험 조작 방법)과 반응 변수( 화 등급, 배우 유형, 
흡연자의 신념, 흡연 의도, 각성)를 검토하여 도표로 정리

하 다. 고찰된 문헌들은 건강증진 분야의 공인된 가이드

라인을 따라서 분석, 평가, 기술되었다(Armstrong et al., 
2007). 

Ⅲ. 연구결과

1. 질  연구

문화지적 접근방식을 통해 미디어 연구를 하는 연구자

들은 미디어 메시지의 해석이 갖는 주관성을 무척 중요시

하는 경향을 보 다. 주로 소규모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질

적 연구 방식을 이용해 미디어 효과가 검토되었는데, 이러

한 연구들을 통해 기술적 정보는 얻을 수 있었지만 미디어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은 내릴 수가 없었다. 이들은 청

소년과 대학생을 초점 집단으로 주로 활용하 으며

(Crawford, 2001; McCool, Cameron, & Petrie, 2001; McCool, 
Cameron, & Petrie, 2003; Nichter, Nichter, & Van Sickle, 2004; 
Plano Clark et al., 2002; Watson, Clarkson, Donovan, & 
Giles-Corti, 2003), 작가, 연기자, 감독, 스튜디오 경 자, 프
로듀서, 및 다른 화업계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분석한 편

의표본 연구도 있었다(Shields, Carol, Balbach, & McGee, 
1999). 이 외에 MacFadyen 등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초점 집단과 인터뷰 방식을 활용한 질적 연구도 있

었다(MacFadyen, Amos, Hastings, & Parkes, 2003; WHO, 
2003). 한편, 화 속 흡연 장면에 대한 대학생들의 해석을 

분석한 초점 집단 연구들은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수행되었다(Plano Clark et al., 2002; 
Watson et al., 2003). 이에 따르면, 화는 대학생들이 담배

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요한 정보원이었으며 화 속 흡연 

장면을 통해 스트레스의 해소와 함께 카타르시스를 느꼈

다. 동시에 흡연이 성인으로서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사회

적 이미지라고 인식하 다(Crawford, 2001). 이러한 연구결

과들은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화 속 흡연 장면을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로 인식하기보다 긍정적인 결과물로 지

각하고 해석하 음을 보여주었다. 

2. 횡단연구

횡단연구는 질적 연구에 비하여 일반화하기 용이한 대

규모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미디어에 대한 노출과 태도, 
신념 그리고 행동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선정된 논문들을 연구 설계상의 

완성도,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공변량의 통제 여부

를 중심으로 검토하 다<Table 1>. 
많은 횡단연구에서 화의 폭로 효과는 두 가지 방식으

로 분석 되었는데, 하나는 미디어 수용자가 좋아하는 화

배우의 흡연 상태 평가이며(Distefan et al., 1999; Distefan et 
al., 2004; Dixon, 2003; Tickle et al., 2001), 다른 하나는 화 

제목에 대한 인지 다(Dalton et al., 2003; Sargent et al., 
2001; Sargent et al., 2002). 좋아하는 화배우의 흡연 장면 

분석은 미디어 수용자의 자아 개념에 기반하여 그들의 인

지적 정합성을 살펴보는 방법인데(Swann, 1983), 청소년 흡

연자들과 흡연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비흡연자들보다 원

형적 흡연자의 자아 개념과 유사하게 자신을 평가하 다

(Burton, Sussman, Hansen, Johnson, & Flay, 1989; Chas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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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on, Sherman, Corty, & Olshavsky, 1981; Grube, Weir, & 
Getzlaf, 1984). 청소년들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자아 개념

에 따라 행동하는데 이때 멋있고 매력적이며 어른스러운 

행동들을 학습하고 모방한다. 화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가 흡연자라는 자아 개념을 갖고 있다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자아를 그러한 이상적인 자아에 부합시키고자 행동

을 변화시키고 흡연을 모방하도록 동기부여 되었다

(Aloise-Young, Hennigan, & Graham, 1996; Barton, Chassin, 
Presson, & Sherman, 1982). 

Distefan et al. (1999), Distefan et al. (2004), 그리고 Dixon  
(2003) 청소년들에게 좋아하는 여자배우와 남자배우의 목

록을 작성해 달라고 한 후에 내용분석을 통해 각 배우들이 

화에서 보여준 흡연 행동을 분석하 다. 그리고 이와 유

사한 후속 연구는 청소년들에게 좋아하는 배우들에 대한 

응답을 받은 후에 그들의 최신작에서 나타난 흡연 장면을 

분석하 다(Tickle et al., 2001). 그 결과, 동료 집단(peer 
group)이 담배를 권했을 때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성향인 

흡연 감수성이 장래의 흡연 여부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도

구로 나타났다(Pierce, Choi, Gilpin, Farkas, & Merritt, 1996). 
유사하게, Distefan et al. (1999) 등은 캘리포니아 주의 청소

년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선정해 이들이 가

장 좋아하는 화배우를 조사하 다. 그 결과, 흡연력이 없

는 청소년들 중 흡연 배우를 좋아한 경우 흡연 감수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Tickle et al. (2001) 등도 뉴잉글랜드 지

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 표본을 활용해 조사를 하

는데, 흡연력이 없는 학생들 가운데 흡연 배우를 좋아한 

경우 흡연 감수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특히, 위 연구들은 

흡연 배우를 좋아하는 성향과 흡연 감수성의 연관도를 측

정하는 도구로 보정 오즈비(adjusted odds ratio [aOR])를 사

용했는데, Distefan et al. (1999) 등의 연구에서 흡연 배우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의 aOR 값은 1.3이었으며, Tickle et al. 
(2001) 등의 연구에서 aOR 값은 4.8이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더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재현되어야 

하며 다른 문화권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토해

야 한다. 실제로 Dixon (2003)의 호주 연구에서는 흡연력이 

없는 청소년 표본에서 흡연 의도와 좋아하는 배우의 화 

속 흡연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Dixon (2003)의 연구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나타난 

것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화 속 흡연배우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인지 혹은 연구방법이 달라서인지는 불분명하 다. 
가령, Dixon (2003)의 연구에 참여한 호주 청소년들이 화 

속 흡연에 덜 반응한 이유는 기존에 자신들이 경험한 담배

와 관련된 미디어의 내용과 Dixon (2003)의 연구에서 화

의 흡연 장면이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과 달리 호주에서는 담배에 대한 직접광고가 대부분 

금지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ixon (2003)이 비례

오즈모형(proportional odds model)을 활용하여 자신의 연구

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흡연자가 될 지수(smoking uptake 
index)를 추정했던 것은 많은 시사점을 주었는데, 특히 남

자배우의 흡연이 청소년들에게 더 큰 향을 줄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Tickle 등의 연구에서 최신 화 두 편에서 

흡연을 했던 화배우를 좋아한 청소년들의 흡연 감수성에 

대한 aOR은 1.5 으며, 세 편 이상에서 흡연을 한 배우를 

좋아한 청소년들의 aOR은 3.1로 나타났다(Tickle et al., 
2001). 

횡단연구에서 또 다른 논쟁점은 화 속 흡연 장면에 대

한 노출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 주로 두 

가지 방법이 활용되어 왔는데, 하나는 개별 화를 보고 연

구자가 흡연량을 내용분석 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표

본을 선정하여 무작위로 선택한 화 목록을 통해 응답자

들을 설문하는 방식이다. 물론 후자의 방식은 회상 편견의 

문제가 있지만 Sargent et al. (2005) 등이 널리 적용한 방법

이다. 연구의 액면 타당도(face validity)를 판단하기 위하여 

표본 집단에서 시청했다고 응답한 화들의 목록과 박스오

피스의 흥행 화 목록 간의 연관성을 파악한 결과들 간에

는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argent 
et al., 2005). 실제로 이들이 추적관찰 조사한 결과에 따르

면, 응답자들은 자신이 본 화를 대체로 정확하게 기억했

으며 실제 배우 이름을 혼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Sargent et al. (2002) 등은 북부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

는 청소년 4,919명을 대상으로 당시 흥행 화 601편에 대한 

흡연 장면 노출도를 측정하 다. 연구결과 응답자들의 

30% 가량이 대상 흥행 화에 폭로된 경험이 있었으며, 이
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의 평생 노출도를 추정했을 때 평균 

1,160회 가량의 흡연 장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Sargent, Dalton, Heatherton, & Beach, 2003). 그리고, 화 속 

흡연 장면에 대한 노출과 흡연 증가율 간의 용량반응 그래

프를 그린 결과, 둘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타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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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혼란변수들을 통제한 후에 aOR 값을 활용하여 이들

의 연관성을 측정했는데, 흡연 장면에 가장 노출이 덜 된 

집단(1사분위, aOR=1.0)에 비하여 가장 노출이 많이 된 집

단(4사분위)의 aOR 값은 4.0이었다(Sargent et al., 2002). 즉, 
흡연 장면이 많은 화를 본 청소년들은 약 4배나 더 흡연

을 하 다. 이러한 결과는 형제자매 중에 흡연자가 있는 경

우(aOR=1.7)나, 부모가 흡연자인 경우(aOR=1.3)보다 높은 

수치 으며, 또래 집단이 흡연을 하는 경우(aOR=5.1)보다 

약간 낮은 수치 다. 따라서 흡연 장면에 대한 청소년의 노

출은 실제 흡연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Sargent et al. (2005) 등의 후속 연구에 따르면, 화 속 흡

연 장면에 대한 노출은 흡연 감수성, 흡연에 대한 긍정적 

기대, 성인 흡연에 대한 규범적 신뢰와도 연관성을 보 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미국의 청소년 6,522명을 대상으로 532
편의 현대 화에 등장한 흡연 장면 노출도를 분석하 다. 
혼란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가장 노출이 적었던 1사분위 

집단(aOR=1.0)에 비하여 2사분위(aOR=1.7), 3사분위

(aOR=1.8), 그리고 4사분위(aOR=2.6)로 갈수록 흡연 확률은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인종이나 거주 지

역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집단의 기여위험도(attributable risk 
fraction)를 약 38% 증가시켰다. 따라서 화 속 흡연 장면

에 대한 노출이 청소년 흡연 행위에 대한 독립적이면서 일

차적인 위험 요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이 인지한 화 관람 빈도를 조사하여 화가 

흡연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연구들도 있었다. McCool et 
al. (2005)은 뉴질랜드의 청소년 3,041명을 표본으로 화 

속 흡연 노출에 대한 간접 추정치를 산출한 후에 인구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흡연 장면에 대한 노출수준과 

흡연 의도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 으나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다. 그러나 경로분석 모형을 통하여 흡연 의도에 향

을 미치는 흡연 관련 신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다. 결
국, Dixon (200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화 속 흡연 장면에 

대한 노출이 흡연 행위나 흡연 의도를 실제 증가시키는지

에 대해 횡단연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둘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화 속 흡연 장면

에 대한 노출도의 측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들 국가에서의 담배규제환경이 화 속 흡연 장면이 갖

는 흡연에 우호적인 효과(protobacco effects)을 저해했기 때

문인지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 연구들이 

주로 서구의 경우에 국한된 것도 결론의 일반화에 제한점

으로 작용한다. 유사하게, 태국 청소년 1,338명을 조사한 결

과 미국 화에 대한 노출이 많았을수록 흡연 확률도 높았

지만 이들의 흡연 의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Goldberg 
& Baumgartner, 2002). 홍콩 청소년 1,700명을 조사한 연구

에서도 화에 대한 노출이 많을수록 흡연 확률은 높았지

만(Goldberg, 2003), 화 속 흡연 장면에 대한 폭로가 관객

의 흡연에 실제로 인과적인 향을 미치는지를 확증하기 

위하여는 종단연구를 통해 밝혀진 증거들이 필요하 다. 

3. 종단연구

종단연구는 여러 해 동안의 설문조사를 통해 미디어 노

출과 표본 집단의 행동 간의 연관성을 수치화하는데, 횡단

연구와 달리 연구설계상 폭로 요인이 결과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행동 변화 전에 미디어 노출의 인과적 향을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 미래의 흡연에 대한 예측인자로서 

좋아하는 배우의 화 속 흡연의 효과를 관찰한 종단연구

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들의 경우 흡연하는 화배우를 좋

아했을 때 추적관찰에서 흡연의 시도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Distefan et al., 2004). 북부 뉴잉글랜드 청소년에 대

한 연구에서도 흡연 장면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수록 흡연

율은 선형적으로 증가했다(Dalton et al., 2003). 이 연구에서 

화 속 흡연 장면에 대한 노출이 극히 적었던 청소년들은 

추적관찰에서 흡연을 시도한 경우가 거의 0%에 가까웠으

나, 노출 수준이 높았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추후 흡연 확

률이 20%에 육박하 다. 한편, 사회적 요인, 광고의 향,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등과 같은 공변량을 통제했을 때에

도 이러한 효과는 계속 존재하 는데, 흡연 장면에 전혀 폭

로되지 않았던 1사분위 집단에 비하여(aOR=1.0), 2사분위

(aOR=2,0), 3사분위(aOR=2,2), 4사분위(aOR=2,7)로 노출이 

많아질수록 흡연 가능성은 증가하 다(Sargent et al., 2002). 
이것은 부모가 흡연자일 경우 흡연을 할 확률(aOR=1.6)보
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들 종단연구에 따르면 화 속 흡연 

장면 노출이 흡연 시작에 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특히 청

소년에게서 장기간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흡연 장

면 노출이 흡연에 대한 태도 및 흡연 의도에 직접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종단연구가 갖는 인과적 방향성의 확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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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 대한 노출, 특히 화 속 흡

연 장면에 대한 노출을 정교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

제이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들은 관객이 좋아하는 배우와 

감정적으로 동일시(identification)되는 현상을 둘 간의 연관

성의 전제로 삼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이유로 남성보다 여성

에게서 이러한 동일시가 많아서 흡연 장면의 노출 효과가 

더 크고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주장을 제기하 다(Sargent et 
al., 2002). 그러나 이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는 흡연 장면 폭로에 대한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4. 실험연구

실험연구는 표본을 폭로 집단과 비폭로 집단으로 무작

위 배정하여 횡단연구의 주된 제한점인 측정하기 어려운 

혼란변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 설

계를 위해서 화의 시청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야 하

며 짧은 폭로 시간으로 단기적인 반응 변화를 평가해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 속 흡연 장면의 직접적인 폭

로 효과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횡단연구나 종단연구보다 더 

엄격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검토 대상 논문

들을 대상 집단, 무작위 배정 방법, 노출 화 종류, 실험 

조작 방법 등을 바탕으로 비교․분석하 다<Table 2>. 
대상 논문 중에서 실제로 화 속 흡연 장면의 폭로 효

과를 측정한 실험연구는 네 편이었는데(Dixon, Hill, 
Borland, & Paxton., 2001; Edwards, Harris, Cook, Bedford, & 
Zuo, 2004; Gibson & Maurer, 2000; Pechmann & Shih, 1999), 
이 중에서 두 편은 엄 하게 통제된 노출 설계를 하지 않았

기 때문에 사실상 유사 실험연구(quasi-experimental study)에 

가까웠다. 그러나 다른 실험연구들에 비하여 큰 표본을 활

용했다는 장점이 있었다. 
검토된 실험연구 대부분은 흡연 장면이 등장하는 화 

장면과 등장하지 않는 장면에 대한 관객의 반응을 비교하

는 실험 조작 방법을 사용하 다. 일부 연구에서는 화를 

부분적으로 시청 후 발생하는 정서적 각성의 수준

(Pechmann & Shih, 1999)이나 화 장면 속 캐릭터에 대한 

반응(Dixon, 2003)을 분석하 다. Dixon et al. (2001)은 금연 

내용이 포함된 화를 시청한 관객과 그런 내용을 포함하

지 않은 화를 시청한 관객 간에 반응 차이를 분석하 다. 
Edwards et al. (2004) 등은 화 관람에 앞서 금연 광고를 시

청한 후에 흡연 장면이 있는 화를 본 관객과 금연 광고를 

보지 않고 화를 본 관객의 반응 차이를 비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험 설계 연구들은 관객들에게 미디어 폭로라는 

자극 요소로 실제 화 장면이나 화 전체를 사용하여 실

험 조작을 설계했다. 예외적으로 Jones & Carroll (1998)은 

연구를 위해 제작한 역할극 비디오 상을 이용했다. 실제 

화 장면을 사용한 연구들은 관객들에게 “실제 세상”에 

노출된 느낌을 주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졌다. 그러나 이

러한 노출 효과와 비교할 수 있는 통제 상을 구할 수 없

었던 것은 단점이었다(Dixon, 2003). 이와 달리, 가공의 제

작된 상을 사용한 경우 동일한 자극을 부여한다는 점에

서 실험 조작의 목표는 달성하지만(Jones & Carroll, 1998), 
실제 상 되는 화에서의 흡연 장면의 효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를 가졌다. 
대부분의 실험 연구들은 참가자들의 흡연 관련 태도, 신

념, 그리고 흡연 의도를 사후평가(posttest) 하 으나, Dixon 
(2001) 등은 흡연 관련 신념의 변화를 사전과 사후에 모두 평

가하여 비교하 다. 그러나 사후평가만 한 실험연구도 참가

자들의 흡연 상태와 인구사회학적 공변량들을 통제하 다

(Gibson & Maurer, 2000; Hines, Saris, & Throckmorton-Belzer, 
2000). 실험연구들 간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표본 크기

는데, 작은 경우에는 전체 표본이 40명 정도 으며(Jones 
& Carroll, 1998), 큰 경우에는 전체 참가자가 2,000명을 넘었

고 폭로 여부에 따라 1,000명씩 할당되었다(Edwards et al., 
2004). 그러나 표본 크기에 따른 통계학적인 검정 능력의 차

이를 제외하면 표본이 작은 연구에서도 집단 간의 유의미한 

폭로 효과가 확인되었다.
흡연 장면 노출에 따른 반응 크기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

정력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Anderson & Bushman, 
2002; Groesz, Levine, & Murnen, 2002), 표준편차가 제시되지 

않은 연구 두 편을 제외하고는 흡연 장면 노출의 효과는 대

부분의 연구에서 증가하 다. Jones & Carroll (1998)의 연구

에서 효과 크기는 0.8로 가장 높았는데 이 정도의 수치는 사

회과학 연구에서 효과가 매우 큰 수치에 해당한다(Cohen, 
1992). 비록 일부 연구들의 경우 참가자들의 흡연 신념 변화

의 정도가 미미하 으나, 일상적으로 화 속 흡연 장면에 

반복적이고 자연스럽게 노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흥행

화의 흡연 장면이 인구집단에 미치는 누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것은 코호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 다(Dalton et al., 2003; Distefa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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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이 연구는 화 속 흡연 장면이 관객의 흡연 관련 태도, 
신념, 행동에 미치는 향을 검토한 종설이다. 행동과학적 

측면에서 미디어가 개인에게 미치는 향은 매우 강할 것

이라고 예측되어 왔지만, 실제로 어떻게 어느 정도의 효과

가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부족했다

(Bandura, 1994; McGuire, 1985). 이번 연구에서 일련의 선행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화 속 흡연 장면에 폭

로된 관객들은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과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증가했으며 궁극적으로 흡연 확률도 높아졌다

(Gibson & Maurer, 2000; Hines et al., 2000; Pechmann & Shih, 
1999). 배우들의 흡연을 본 관객들은 흡연을 사회적으로 용

인되는 것으로 지각함으로써 흡연을 하게 되는 것이다

(Pechmann & Shih, 1999). 비록 이러한 향력이 흡연에 대

한 인지욕구가 낮은 대상들이나 청소년에게 훨씬 더 강하

다는 것이 밝혀졌으나(Petty & Priester, 1994), 주인공의 흡

연 장면을 본 후 관객들이 실제로 현실에서도 흡연남성과 

기꺼이 친구가 되려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점은 

미디어가 흡연과 같은 특정 메시지에 대하여 강력한 설득 

효과를 가지며 이 효과가 가상에서 현실로 충분히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Gibson & Maurer, 2000). 실제

로, Dixon (2003)은 화 속 등장인물이 흡연을 하는 상을 

본 청소년들은 흡연을 하지 않는 상을 본 청소년들보다 

“실제 세상”에서의 성인 흡연율이 높을 것이라 인식하 다

는 점을 지적하 다(Dixon, 2003). 
따라서 화 속 흡연의 폭로 효과는 현실에서의 흡연이 

규범적 행동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흡연은 개

인이 배태되어 있는 또래집단이나 사회적 환경을 통해 유

발되는 사회적 학습행동인 것이다(Jung & Chung, 2013; 
Petty & Priester, 1994). 뿐만 아니라, 화 속 흡연 장면에 

대한 노출은 개인이 갖는 흡연의 사회적 결과에 대한 신념

에도 향을 미친다. 예컨대, 1990년대에 상 된 ‘청춘스케

치(Reality Bites)’라는 화의 이미지 프레임을 디지털 수정

하여 흡연 장면을 편집한 후에, 편집되지 않은 화의 원본

을 본 청소년과 흡연 장면을 모두 편집한 화버전을 본 청

소년들의 반응을 비교했을 때, 미편집 화를 본 흡연력이 

없는 학생들은 화를 본 후 흡연을 하 을 때 타인이 보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신장될 거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Pechmann & Shih, 1999). 유사하게, Dixon (2003)은 매력적

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캐릭터들이 화 속에서 흡연을 

했을 때 관객들의 흡연의 향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 높

아졌음을 보고하 다. 반대로, 매력적이지 않고, 지위가 낮

은 캐릭터들이 화 속에서 흡연을 했을 때는 긍정적인 신

념이 저하되었다. 
흡연에 대한 관객들의 신념 변화는 그들의 욕구와 행동

의 변화까지 유발한다. 예컨대, 긍정적 캐릭터의 주연이 흡

연을 자주 하는 화를 본 경우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 

청소년 관객들의 흡연 의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Pechmann & Shih, 1999).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화 속 흡연이 관객의 흡연 의지를 높 다(Dixon 
et al., 2001; Hines et al., 2000). 이러한 향력은 연구 참여

자의 흡연 상태를 통제했을 때도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습관적 또는 간헐적 남성 흡연자들의 경우에도 흡연 장면

을 시청한 후 현재 흡연 욕구가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Hines et al., 2000). 결국, 화 속 흡연 장면은 배우의 극중 

비중, 폭로 횟수, 장면의 매력도, 또는 흡연의 맥락에 따라 

상이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객의 흡연 신념과 태도

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실제 관객의 흡연을 유발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해 화의 흡연 장면이 갖는 폭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법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흡연을 억제하는 장면에 대한 폭로를 통해 관객

의 행동변화는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할 여지가 있었다

(Dixon et al., 2001). 물론 흡연의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화는 극히 드물지만,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화에 포함시키면 매력적인 흡연 장면이 관객의 흡연을 유

도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관객의 금연을 촉진하는 것도 가

능하다(Balbach & Glantz, 1998; Zucker et al., 2000). 더 나아

가, 젊은 스타배우가 흡연을 하는 화를 보기 직전에 금연 

광고를 청소년에게 보여줄 경우 흡연에 긍정적인 메시지의 

향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었다(Pechmann & Shih, 1999). 이
때 화 자체에 대한 평가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화 상  전의 금연광고 삽입은 흡연 장면의 효과

를 차감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금연광고

를 화 상  전에 보여주면 화의 전반적인 재미를 저해

하지 않고도 화가 내포한 흡연찬성적인 메시지에 대한 

면역 효과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화 상  전 금연광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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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호주에서 대규모의 관객을 대상으로 재현되었는데, 
흡연력이 없는 관객들 중 금연광고를 본 이들은 화 속에

서 흡연을 한 인물들에 대해 더 큰 반감을 나타냈다

(Edwards et al., 2004). 뿐만 아니라, 현재 흡연 중인 관객들 

중 금연광고를 보고 화를 시청한 사람들의 경우 미래 흡

연 의도가 상당히 감소하 다. 그러므로 흡연 장면이 등장

하는 화의 상  전에 금연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화에

서 흡연하는 배우들의 흡연 유발 효과를 반감시키는 효과

적인 전략이라고 하겠다. 
한편, 화 속 흡연에 대한 관객의 반응을 논할 때, 관객

들이 느끼는 몰입과 동일시 측면에서의 반응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들은 흡연 장면이 관객에게 미치는 

향력을 인정하지만 그 효과의 정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 으며 반응하는 관객 집단의 특성 역시 다양하

다. 즉, 관객이 청소년인지 성인인지(Pechmann & Shih, 
1999), 흡연자인지 비흡연자인지(Gibson & Maurer, 2000), 
흡연하는 배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Hines et al., 2000)에 

따라서 관객이 배우에 동일시되는 정도는 다른 것으로 보

인다. 물론, 극중에서 캐릭터가 가진 매력이 높고 사회경제

적 배경이 자신과 유사할 경우 관객은 배역에 강하게 끌리

게 된다. 그러나 흡연의 경우에는 자신이 흡연자인지부터 

시작해서 배우가 흡연을 하는 이유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

는지 여부인 관객의 연령, 그리고 남성이나 여성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등이 더해져서 흡연 행위에 대한 동

일시가 이루어지게 된다(Dixon, 2003; Hines et al., 2000; 
Jones & Carroll, 1998). 그러므로 관객들이 배우의 극중 캐

릭터를 이해함으로서 배역에 동일시하게 되는 것처럼 흡연 

행위에 대한 컨텍스트가 관객 자신과 유사할 경우 더욱 흡

연 행위에 동일시하며 흡연 행동에 대한 강화로까지 이어

질 수 있다. 
이번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문헌고찰 

대상 논문들의 검색 시점이 2007년 12월로 그 이후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못하 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 논문들이 1980년 이후부터 나타났으므로 

지난 20년 이상의 연구 동향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둘째, 체계적인 문헌고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

구는 서구와 유럽의 연구들이었다. 그 이유는 화가 하나

의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발전한 이후에야 이것이 

갖는 미디어 효과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으로 풀이된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에서 화 속 흡연 장면이 갖는 폭로 효과가 연구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흡연 장면

이 부분적으로 관객들에게서 높은 수준의 각성 효과를 끌

어냄으로써 엔터테인먼트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사실로 

나타났다(Pechmann & Shih, 1999). 따라서 금연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한데, 사실 흡

연 장면을 편집하 다고 해서 화의 전반적인 반응이나 

평가가 부정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화 속 흡연 

장면의 양과 박스오피스의 흥행 정도 간에도 유의미한 연

관성은 없다(Dalton et al., 2002). 그러므로 화인들의 표현

의 권리와 흡연 규제 정책이 충돌되는 지점이 문제가 된다

면 관객의 연령에 따라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방법도 가

능할 것이다(Kim, 2012). 흡연 장면은 배역과 캐릭터를 살

리고 감정을 전달하는 비언어적 행위의 하나이고 장면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도구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화

에서의 흡연 장면이 갖는 필요성이나 실익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관객의 건강행태에 악 향을 미치고 흡연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검토와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화 속 흡연 장면이라는 미디어 폭로가 관객의 흡연에 

대한 태도, 신념, 행동에 미치는 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

리할 수 있다. 우선, 횡단연구 및 대규모 표본을 활용한 종

단연구, 그리고 실험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화 속 

흡연 장면은 흡연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적 규범에 대한 신

념이나 흡연의 역할에 대한 신념,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흡

연 행동에까지 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이러한 향은 관

객들의 개인적 특성과 컨텍스트에 대한 동일시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특정 모습으로 묘

사하는 화의 경우 흡연에 찬성하는 신념을 강하게 자극

했다. 다음으로, 실험연구를 통해 화 속 흡연 장면에 일

시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객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 신념, 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아울러 담배에 대한 호의적인 내용을 담은 화들은 실험

연구 및 횡단연구에서 모두 흡연을 찬성하는 신념이나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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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의도를 증가시켰다. 횡단연구에서는 화 속 흡연 장면

에 대한 노출이 흡연 행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종단연구에서는 이러한 폭로가 향후 관객의 흡연을 예

측할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적인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관객의 공격성에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메

타연구(Anderson & Bushman, 2002)의 결론과 유사하게 미

디어 폭로의 하나로써 화의 흡연 장면은 상당히 포괄적

이면서도 일관되게 관객의 흡연 태도, 신념, 행동에 향을 

주기 때문에, 공중파 텔레비전에서의 흡연 장면 규제처럼 

우리나라에서 화 속 흡연 장면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화 속 흡연 장면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으며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활동도 요청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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