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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uses Ajzen’s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investigate predictors associated 
with the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in smoke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a community.  
Method. The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138 smokers from high school students in a community. 
Between May to April 2015, Data was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Data analysis was per-
formed using the PASW  21.0 program, and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ean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of this study was 3.98/5. The significant corre-
lates of the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were attitudes toward smoking cessation (β=.36, p=.003), 
self 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β=.44, p<.001), satisfaction of school life (β=.22, p=.009), 
number of friends smoking (β=.76, p<.001), and previous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β=.92, 
p<.001). These variables explained 75.6% of variance in the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various factors including previous experience of smoking cessa-
tion, number of friends smoking, self 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and attitudes toward smoking 
cessation were important variables in explaining the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refore, these variables are crucial in determining the promotion and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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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 특히 이 시기
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
게 되므로, 학교생활은 청소년의 정체성과 사회
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한편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과 학력을 중요
시 하는 사회풍토에서 고등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2). 이로 
인해 학교생활의 적응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3),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은 쉽게 음
주와 흡연 등의 문제행동을 선택하게 된다4). 최
근에 보고된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흡연율은 
2015년 11.7%(남학생 18.3%, 여학생 4.5%)로 청
소년의 흡연이 주요한 보건문제가 되고 있다5).

특히 청소년기의 흡연은 음주와 약물 선택 및 
성인기 흡연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6). 이에 
보건 당국과 학계에서는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으로 담배규제, 예방교육 및 연구 조사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7). 그러나 이러한 노
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
는 부정적 일탈행동은 흡연으로 보고되었다5). 
따라서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금연 행위를 예측하는 요인
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흡연 및 금연과 관련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자존감, 자기효능
감 등의 심리적 요인2)3)과 부모 또는 친구의 흡
연, 선생님과의  유대관계 등의 사회·환경적 요
인1)8)으로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특히 청소년의 
금연동기와 금연과정에서 가정과 학교 및 교우
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9),심
리사회적, 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10). 

또한 하나의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러
한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행위에 어떻게 작

용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
적인 행위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
을 것이다11). 특히 계획된 행위이론은 인간이 
특정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행위의 결
정인자로 제시하였고, 의도요인은 특정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통제된 지각행위신념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12). 이에 
Ajzen과 Madden12)의 계획된 행위이론은 인간의 
건강행위를 예측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13), 
금연의도의 연구14)15)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
에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의도를 알
아보고자 계획된 행위이론의 변수들은 중요하
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청소
년 건강행태조사에서 흡연율이 높게 보고된 고
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금연의도 
및 금연행위 선행연구에서 심리적 요인과 사회·
환경적 요인과 계획된 행위이론을 토대로 금연
의도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
등학교 청소년의 금연의도를 분석하여 흡연예
방 및 금연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연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금연태도,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주관적 규범, 금연의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의도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금연태도,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주관적 규범, 금연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
한다.

넷째, 대상자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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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부 고등학생의 금연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D시와 K시에 소재하는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현재 흡연을 시작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설문지 응답이 가능한 대상자로 하
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 
D시, K시의 5곳의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수행하
였다. 대상자에게는 자료수집 전에 연구취지와 
목적,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대상자의 익명성, 자율성을 보
장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를 구하였다. 

적절한 표본 수는 G*Power version 3.1을 이용
하여 유의수준(⍺) .05,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effect size) .15, 검정력(1-β) .95로 산정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89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150부를 배포하였으
나 불충분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22부를 제외한 
총 13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
였으며, 설문시간은 15-20분 정도 소요되었고,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
공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금연태도

금연태도는 흡연에 대한 긍정적 정서나 부정
적 정서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Kim16)이 개

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7문항
으로,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8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86이었다.

2.3.2.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자기효능감은 금연행위를 수행할 수 있
다는 기대와 신념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Carlo et al.17)이 개발한 도구를 Kim18)이 번안하
고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
문항으로 ‘전혀 자신이 없다’ 1점에서 ‘매우 자
신이 있다’의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98이
었고, Kim18)의 연구에서Cronbach's ⍺=.95, 본 연
구에서 Cronbach's ⍺=.95이었다.

2.3.3. 금연 주관적 규범

금연 주관적 규범은 자신의 흡연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
적 압력의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Jung1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의 5점까지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금연 주관적 규범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Jung10)의 연구에서는 수직적(부모) 규범은 
Cronbach's ⍺=.94, 수직적(교사) 규범은 Cronbach's 
⍺=.96, 수평적 규범은 Cronbach's ⍺=.96, 총 주관
적 규범 Cronbach's ⍺=.9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 규범(부모요인, 교사요인)은 Cronbach's ⍺
=.84, 수평적 규범(형제, 친구요인)은 Cronbach's ⍺
=.89, 총 주관적 규범 Cronbach's ⍺=.92이었다.

2.3.4 금연의도

금연의도는 금연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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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나는 담
배를 끊을 의도가 있다”, “나는 금연을 시도할 
것이다”, “나는 담배를 끊기 위해 노력 할 것이
다”의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금연의도 문
항을 간호학과 교수 3인과 금연교육 지도사 2인
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고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한 
결과 Cronbach’s α .80이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의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2이었다.

2.3.5.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가족요인과 친구요인, 학
교요인, 일반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가족요인
은 부모 또는 가족의 동거 여부, 지각된 가정의 
경제상태, 부모 또는 가족 흡연유무로 3문항, 친
구요인은 흡연하는 친구의 수 1문항, 학교요인은 
학교생활 적응도, 학업성취도 2문항, 일반적 요
인은 성별, 학년, 하루 평균흡연량, 흡연을 시작
하게 된 동기, 금연교육 유무, 금연실패 경험의 6
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12문항을 질문하였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21.0 program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금연태도,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주관적 규범, 금연의도의 정도는 기술통계
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의도 
정도의 차이 검정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
였고, 사후분석으로 Scheffé 검정을 사용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금연의도와 금연태도,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주관적 규범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
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과 흡연의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의도 차이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생이 
34.1%, 2학년생이 33.3%, 3학년생이 32.6%로 나
타났으며, 성별은 여학생이 31.9%, 남학생이 
68.1%이였다. 부모와의 동거 유무는 72.5%가 동
거하고 있었으며, 조부모 등 기타 확대 가족들
과 동거하는 경우가 27.5% 이였다. 지각된 가정
의 경제상태는 중산층이 76.8%이며, 부모 또는 
가족 중 흡연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1.7%
이었다. 하루 평균 흡연량은 52.1%가 5∼10개피
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호기심’이 52.9%, ‘선배와 친구 권유’
가 34.1%로 처음 흡연 시작 시기는‘중학교’가 
60.9%, 친한 친구 흡연하는 친구의 수는 5명이 
42.0%이었다. 

또한 금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가 72.5%, 
금연 시도 경험은 ‘있다’가 60.9%이고, 금연실패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 32.6%, ‘주위환경 유혹’
이 22.5%, ‘동기 부족’이 18.8%이었으며 금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금연교실 운영’ 
41.3%, ‘전문가의 시청각 교육’ 29.7%순으로 나
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금연태도,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주관적 규범, 금연의도의 정도

대상자의 금연태도,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주관적 규범, 금연의도의 정도를 살펴보면, 금연
태도는 3.95점, 금연 자기효능감은 3.90점, 금연 
주관적 규범은 3.57점, 금연의도는 3.9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금연의도와 주요변인 간의 관련성

대상자의 금연의도와 관련된 주요요인들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금연의도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들은 금연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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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or
M (SD)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M (SD) F/t (p)
Age (year) 17.94±0.89
Grade 1st 47(34.1) 1.82±0.60 4.72(.011)*†

2nd 46(33.3) 2.91±1.64
3rd 45(32.6) 3.29±1.48

Gender Female 44(31.9) 3.17±1.52 0.29(.589)
Male 94(68.1) 2.98±1.55

First use Element school 14(10.1) 2.93±1.52 0.25(.773)
Middle school 84(60.9) 3.14±1.59
High school 40(29.0) 3.12±1.56

Smoking amounts/day  〈 5cigarettes 37(27.0) 4.10±1.02b 4.12(.008)**†
 5∼10cigarettes 72(52.1) 3.21±0.89b
11∼20cigarettes  22(15.9) 1.75±0.52a
  〉21cigarettes  7( 5.0) 1.84±0.84a

Living with parents Yes 100(72.5) 3.10±1.22 0.28(.578)
No (other family) 38(27.5) 2.88±1.35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 9( 6.5) 2.90±1.47 0.47(.651)
Middle 106(76.8) 2.91±1.52
Low 23(16.7) 3.16±1.43

Smoking parents or families Yes 99(71.7) 3.04±1.55 0.43(.836)
No 39(28.3) 2.98±1.53

Smoking friends Yes 130(94.2) 1.84±1.50 13.57(.001)**

No 8( 5.8) 3.17±1.56
Reasons for smoking Curiosity 73(52.9)

Exhorting of friends and seniors 47(34.1)
Solution stress 6( 4.3)
Good to tobacco taste 6( 4.3)
Report a magazine or advertising 1( 0.7)
Weight control 1( 0.7)
Looks like nice 4( 2.9)

Reason of smoking cessation
failure

Lack of intention 26(18.8)
Weakness of will 45(32.6)
Withdrawal symptoms 8( 5.8)
Temptation surroundings 31(22.5)
Stress 24(17.4)
Weight gain 4( 2.9)

Education of smoking
cessation

Yes 100(72.5) 3.64±1.42 15.78(.001)**

No 38(27.5) 2.28±1.65
Effectiveness Methods for  
smoking cessation 

instructors teaching 7( 5.1)
Professional instructors teaching 27(19.6)
Audio-visual education 41(29.7)
Smoking classroom 57(41.3)
Others 6( 4.3)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acted 3.93±1.40 4.25(.009)**

Moderate 2.96±1.62
Unsatisfacted 1.26±1.63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Yes 84(60.9) 3.34±1.52 15.32(.001)**

No 54(39.1) 2.18±1.45
†Scheffé-test; *p<0.05, **p<0.01

Table 1.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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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 (SD) Potential Range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3.98(0.52) 1-5
Attitude toward smoking cessation 3.95(0.63)
Self 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3.90(0.52)
Subjective norms of smoking cessation 3.57(0.52)

Table 2. Mean of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Attitude toward Smoking Cessation, Self-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and Subjective Norms of Smoking Cessation (N=138)

(r=.66, p<0.01), 금연 자기효능감(r=.81, p<.001), 
금연 주관적 규범(r=.59, p<0.01) 간은 양의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금연태도는 자기효능감(r=.69, 
p<0.01), 금연 주관적 규범(r=.62 p<0.01) 간의 양
의 상관관계, 자기효능감은 금연 주관적 규범
(r=.57, p<0.01)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3). 

3.4. 대상자의 금연의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연태도, 금연 자기효능감, 금
연 주관적 규범과 일반적 특성에서 학교생활만
족도, 흡연하는 친구의 수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인 

중 명목척도로 측정한 변인은 가변수로 처리하
여 분석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
공성선과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성의 조건을 검
정하였다. 독립변인 간의 공차한계(tolerance)는 
.46~.94으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
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45~2.07
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았다. 등분산 검정은 잔
차도표를 살펴본 결과 등분산성을 만족하여 정
규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금연의도에 관련요인은 금연태도(β
=.36, p=.003), 금연 자기효능감(β=.44, p<.001), 
학교생활만족도(β=.22, p=.009), 흡연하는 친구의 
수(β=.76, p<.001), 금연시도 경험(β=.92, p<.001)
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은 대상자의 삶의 질을 
75.6% 설명하였다(F=51.87, p<.001)(Table 4). 

Variables
Y X1 X2 X3

r (p)
X1 .66(.005) 1
X2 .81(<.001) .69(.006) 1
X3 .59(.004) .62(.005) .57(.004) 1

Y=Intention to smoking cessation; X1=Attitude toward smoking cessation; X2=Self 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X3=Subjective norms of smoking cessation.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tudy Variables   (N=138)

Variables β t p
Attitude toward smoking cessation .36 3.42 .003

Self 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44 5.13 <.001

Satisfaction of school life .22 2.15 .009

Number of friend smoking .76 7.26 <.001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92 8.76 <.001

Adjusted R2=.756   F=51.87,   p<.001 

Table 4. Predictors of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N=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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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연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요인들 간의 경
로와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금연중재 프로그
램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고등
학생의 흡연의도의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알아보고 확인된 영향요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금연의도와 관련된 변
인은 금연태도,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주관적 
규범과 학교생활만족도, 흡연하는 친구의 수, 금
연시도 경험이었고, 이들 변인은 금연의도를 
75.6%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금연의도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및 친구 
등의 환경요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반
영하며, 아울러 고등학생의 금연의도는 자기효
능감 및 주관적 규범 등의 내적 요인 등과도 관
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금연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의 전략은 자기효능감 향
상과 금연태도 및 주관적 규범의 긍정적 인식을 
위한 간호중재 방안으로 수행되어야 대상자들
의 금연의도를 증진할 수 있는 위한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결과 고등학생의 금연의도는 금연시
도 경험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한편 많은 선행연구에서 금연실패 경험이 낮은 
금연의도로 나타난다고 보고한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19)20)21).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의 차이점으로 고
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주기적이며 지
속적인 금연관련 교육과 프로그램 경험으로 인
해 금연 실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동기유발이 
일정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중 흡연하는 친구의 수가 두 번째로 설
명력이 높은 요인이었는데, 이는 흡연하는 친구
의 수가 적을수록 금연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22)23)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학교 생활환

경이나 교우관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24), 
흡연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흡연 경험률이 
78.6%로 유의하게 높았다25). 또한 친구의 흡연
이 금연 실패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
다26). 한편 흡연을 함께 하는 친구는 동질감과 
유대감이 높게 보고됨27)에 따라 흡연행동 및 금
연의도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고등학생의 금연의도는 
친구집단이 강력한 환경적 요인이며, 금연교육 
및 금연의도 향상 프로그램 등은 친구집단을 필
히 적극적으로 참여 시킬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중 세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금
연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금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금연의도가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Lee28)와 Schnoll 등29)의 선
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선행연구28)29)

에서의 금연 자기효능감 점수보다 본 연구 대상
자들의 점수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 고등
학생을 위한 금연 관련 프로그램 개발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연
상담을 통한 재흡연 방지 전략 마련과 자신의 
금연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과 긍정적 강화
기법은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의 방안으로 모색
해볼 필요가 있다30).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중 네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금
연태도이었는데, 금연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금연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연태도
가 긍정적일수록 금연 의도와 행동이 유도된다
고 한 보고한 연구31)와 Rise 등15)의 연구에서 금
연태도가 금연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청소년기의 금연태도는 가정, 학교 등의 
사회적 환경과 흡연관련 지식 등에 의해 형성된
다32). 단기간의 교육보다는 주기적이며 반복적
인 교육과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33)34). 또한 학교에 흡연학생을 위한 
실천 가능한 금연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며, 학생들이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 외의 다양한 문화 및 여가 활동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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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연의

도에 대한 관련요인은 금연시도 경험, 흡연하는 
친구의 수,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태도와 학교생
활만족도 등으로 설명되었다. 고등학생 청소년
의 금연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연시도 
및 금연교육 여부 등의 개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하며 금연 자기효능
감과 금연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
연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심리·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과 경제적 요인 등으로 설명을 하였으나 금연의
도와 관련된 내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
적 요인을 다루지 못한 점과 일부 지역의 5개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조
사하였으므로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일반화에 제
한점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연의도와 관

련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
연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및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연의도를 유의하게 설
명하는 요인은 금연시도 경험과 흡연하는 친구
의 수,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태도, 학교생활만
족도 등으로 금연의도를 75.6% 설명하였다. 이
상의 결과에서 금연시도 경험이 많을수록, 흡연
하는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금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금연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금연의도가 유의하게 높음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등학생 청소년의 금연의도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의 경험과 환경적 요인 및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태도 등의 요인이 고려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고등학교 청
소년의 금연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 및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자들의 미래의 금연행위
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
상자의 현재 금연의도와 향후 금연행위 수행여
부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고등학교 흡연 학생들의 개인적, 환경
적 특성을 반영한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
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대상자의 금연의도 및 행동을 보다 포
괄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다른 영향변인을 포
함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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