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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주율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행태 분석

Behavioral Analysis to reduce Alcohol and Smoking Rates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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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Yeon Hwang*, Jin-Yong Moon**, Jae-Kon Oh***, Jeong-Joon Kim****

요  약  청소년 음주와 흡연에 관한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제기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청소년들은 최근까지 음주
와 흡연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각종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 음주율과 흡연율 감소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청소년 센터가 존재하지
만 홍보 또는 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음주에 경우에는 청소년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
성이 있고 실제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방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에 관한 행태를 분석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용 도구인 R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음주율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 하였다. 제시된 방안은 사후 대책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issue of teenage drinking and smoking has been raised repeatedly over the years. However,
for various reasons, adolescents have continued to drink and smoke up to the present. Consequently,
various preventive education programs are being implemented in al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but these efforts have not been significantly effective in reducing the rates of adolescent 
drinking and smoking. Furthermore, while youth centers exist in various locations, they are often 
underutilized due to inadequate promotion or facilities. Given that drinking can lead to serious juvenile 
crimes, and there are indeed cases to this effect, preventive measures are absolutely necessary.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behavior of adolescents regarding drinking and smoking using public
data. Based on the analysis conducted using R, a tool for big data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measures
to reduce the rates of adolescent drinking and smoking. The proposed measures focus more on 
prevention than on post-event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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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4차 산업이 시작됨에 따라 다양한 IT 기술이 발달하
고 있으면 IT 기술이 사용되는 분야도 과거와는 달리 광
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뿐
만 아니라 일상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빅데이터[1]는 상업, 경제, 일상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면 전에는 없었던 가치를 창출하
고 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이런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이를 통해 많은 분야에서의 개
발과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정보 데이터 중 청소년에 관한 여러 건강 데이
터를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청소넌 흡연과 음주 
행태에 관해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여기서 청소년
은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

청소년 문제는 매우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
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동급생이 자살하거나 폭력이 직접
적인 원인이 되어 죽게 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 
청소년에게 술을 팔 경우 업주만 처벌을 당하는 법을 교
묘하게 이용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는 술, 담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2-4].

2018년 기준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33.5%가 음주 경험이 있고 9.6%가 흡연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두 분야 모두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
생에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고 여학생보다 남학생
에서 더 높은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청소년 흡연율 및 음주율 감소를 위한 분석을 진행
한다.

본 논문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연구
를 살펴보며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기술한다. 3장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청소년 흡연 및 음주 행태에 관한 특
성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며, 
제시된 방안에 대한 기대효과를 설명한다.

Ⅱ. 관련 연구

1. 청소년이 음주 및 흡연 실태 분석[5]

여성가족부가 최근 수행한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청소년의 응답을 토대로 청소년
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
경으로부터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다양한 요

인을 분석한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해환경이 형성되고 있으며, 기존에 파악되지 
못했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유해물들을 인지하
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실태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적 제언을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응답자는 청소년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3학년)으로 선정하였고 약물 영역은 중, 고등학생
으로만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결과는 성별과 학교급
별로 나누어지며. 본 논문에서 선정한 흡연 및 음주는 약
물 영역에 속한다.

이 연구에는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과 2016년 연
구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인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요인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방안을 제언한다. 하지만 요인 별로 각각의 특성을 고려
하기 보다는 청소년 흡연율 및 음주률 감소를 위한 통합
적인 제언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방안은 부족하다. 따라
서 본 논문은 분석을 토대로 요인에 맞는 세부적인 방안
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담배 위험 예측[6]

이 연구는 2015년 모바일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확
산에 따라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담배 위험 예측한 
것이다.

연구는 200개의 온라인 뉴스사이트, 10개의 게시판, 
1개의 SNS(트위터), 4개의 블로그를 통해 진행하였고 담
배 위험을 설명하는 가장 효율적인 예측 모형을 구축하
기 위해 의사 결정 나무와 시각화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담배 관련 현황은 감정, 정책, 폐해, 장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배 관련 문서 현황은 시간대별, 
요일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담배에 대한 연도별 애호
적인 감정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담배와 관련된 질병의 
문서를 통해 사람들은 심혈관질환, 폐암, 사망, 감기 순
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담배에 관한 사
람들의 최근 관심과 금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SNS 홍보를 통한 금연정책 홍보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이 아닌 일반 흡연자에 대한 분석이고 흡연자뿐만 
아니라 SNS,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분석 결과이므로 청
소년 흡연에 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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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본  론

본 논문의 목적은 여러 가지 유해 환경 요인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흡연과 음주를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지
에 관해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예
방 대책을 제시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맵리
듀스[7]와 통계언어 R[8]을 이용하였다. 

기간 전체흡연율 남학생흡연율 여학생흡연율

2010 12 15.8 7.8

2011 11.2 15.8 6.2

2012 10.4 14.3 6.1

2013 8.5 12.1 4.5

2014 8.7 13.1 3.9

2015 7 10.7 3

2016 5.8 8.5 2.8

2017 5.7 8.2 3.1

2018 5.7 7.9 3.3

표 1. 서울시 청소년 전체 흡연율 통계 
Table 1. Statistics on the overall smoking rate of 

teenagers in Seoul

표 1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전체 학생, 남학
생, 여학생의 흡연율을 의미한다. 전체 흡연율 데이터에
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조사하기 위해 전체, 남학
생, 여학생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ggplot 함수를 사용하
여 그림 1과 같이 서울시 청소년 전체 흡연율을 시각화
하였다. 이를 통해 흡연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비슷한 
비율로 흡연율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서울시 청소년 전체 흡연율
Fig. 1. Smoking Rates Among Adolescents in Seoul

먼저 청소년의 담배 구입처와 담배 구매 용이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청
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분석 통계 데이터
를 정제하여 사용하였다.

구분 사례 수 집에서 
얻음

친구 또는 
선배

성인에게 
얻음 대리 구매 직접 구매

전체 11,163 0.3 3.1 0.3 1.0 2.5

남학생 5,827 0.4 4.8 0.5 16 3.9
여학생 5,336 0.2 1.2 0.1 0.4 0.8

중학교 5,249 0.3 2.0 0.1 0.4 0.8
고등
학교 5.914 0.3 4.0 0.5 1.6 3.9

표 2. 서울시 청소년 담배 구입 경로
Table 2. Teenager tobacco purchase path in Seoul

표 2의 기간 변수는 2018년도 데이터이며 사례 변수
는 청소년 담배 구입에 요인이 되는 요소들을 의미한다. 
전체 통계를 보면 친구 또는 선배, 직접 구매 두 항목에
서 통계치가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담배 구매 용이성과의 연관성을 비교하였다.

기간 전체담배구매용이 남학생담배구매용이 여학생담배구매용이
2010 67.4 68.4 65.4

2011 68.3 70.1 63.4
2012 66.9 68.1 63.6

2013 68.2 69.4 64.9
2014 65.1 64.7 66.8

2015 67.1 68.7 61
2016 65.7 67.2 60.7

2017 69 67.7 72.7
2018 62.1 62.7 60.6

표 3. 서울시 청소년 담배 구매 용이성 통계
Table 3. Statics on the ease of teenager tobacco 

purchase in Seoul

표 3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전체 학생, 남학
생, 여학생 담배 구매 용이성을 나타낸다. 전체 담배 구
매 용이성 데이터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조사하
기 위해 전체, 남학생, 여학생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림 2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담배 구매 용이성
의 추이를 나타낸다. 전체 흡연율 통계와 비교해보면 흡
연율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구매 용이성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존의 구매 양식에서 새로운 구매 양
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소년의 담배 구입처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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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담배 구매 용이성의 추이
Fig. 2. Trends in the Ease of Cigarette Purchases

구분 편의점,
슈퍼

대형
마트

pc방,
노래방

인터넷/
모바일
주문

식당,
음식점

배달
음식
주문

전체 2.4 1.0 0.3 0.2 0.3 0.2

남학생 3.9 1.6 0.6 0.4 0.5 0.4

여학생 0.8 0.2 0.0 0.0 0.0 0.1

중학교 0.2 0.2 0.2 0.1 0.1 0.1
고등
학교 0.5 1.6 0.5 0.3 0.4 0.4

표 4. 서울시 청소년 담배 구매 장소 
Table 4. Teenager tobacco purchase place in Seoul

표 4의 기간 변수는 2018년도 데이터이며 사례 변수
는 청소년 담배 구입처로 편의점, 대형마트, pc방, 모바
일, 식당, 배달주문을 의미한다. 새로운 구매 방식으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활성에 따른 배달 음식 주문으로 인
한 구매가 생겼고 가장 큰 비율로 편의점, 슈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간 전체음주율 남학생음주율 여학생음주율

2010 20.7 23.1 18

2011 19.3 22.4 16

2012 18.3 20.9 15.4

2013 15.1 17.7 12.2

2014 16.7 21 12

2015 14.9 18 11.5

2016 13.7 15.7 11.6

2017 14.7 16.6 12.7

2018 15.4 17.1 13.6

표 5. 서울시 청소년 전체 음주율 통계 
Table 5. Statistics on the overall drinking rate of 

teenagers in Seoul

표 5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전체 학생, 남학
생, 여학생의 음주율을 의미한다. 전체 음주율 데이터에
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조사하기 위해 전체, 남학
생, 여학생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ggplot 함수를 사용하
여 그림 3과 같이 서울시 청소년 전체 음주율을 시각화
하였다. 그림 3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음주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데이터가 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서울시 청소년 전체 음주율
Fig. 3. Drinking Rates Among Adolescents in Seoul

음주율 그래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청소년 술 
구매처와 구매 용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분석 통계 데이터를 정제하
여 사용하였다.

구분 사례 수 집에서 
얻음

친구 또는 
선배

성인에게 
얻음 대리 구매 직접 

구매
전체 11,163 0.3 3.1 0.3 1.0 2.5

남학생 5,827 0.4 4.8 0.5 16 3.9

여학생 5,336 0.2 1.2 0.1 0.4 0.8

중학교 5,249 0.3 2.0 0.1 0.4 0.8
고등
학교 5.914 0.3 4.0 0.5 1.6 3.9

표 6. 서울시 청소년 술 구입 경로
Table 6. Teenager alcohol purchase path in Seoul

표 6의 기간 변수는 2018년도 데이터이며 사례 변수
는 청소년 술 구입에 요인이 되는 요소들로 집에서 얻음, 
친구 또는 선배, 성인에게 얻음, 대리 구매, 직접 구매를 
의미한다. 전체 통계를 보면 친구 또는 선배, 직접 구매 
두 항목에서 통계치가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술 구매 용이성과의 연관성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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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전체술구매용이 남학생술구매용이 여학생술구매용이

2010 43.8 44.9 42.1

2011 45.7 47.1 43.5

2012 45.8 47.3 43.5

2013 47.7 48.2 46.9

2014 45.6 48.6 39.9

2015 40 41.8 36.9

2016 40.2 41.2 38.6

2017 42.1 41 43.7

2018 40.7 42.4 40.9

표 7. 서울시 청소년 술 구매 용이성 통계
Table 7. Statics on the ease of teenager alcohol 

purchase in Seoul

표 7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전체 학생, 남학
생, 여학생의 술 구매 용이성을 의미한다. 전체 술 구매 
용이성 데이터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조사하기 
위해 전체, 남학생, 여학생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림 4
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술 구매 용이성의 추이를 통
해 2015년을 기점으로 술 구매 용이성이 3년간 계속 증
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구매 양식에서 새로운 구매 양상이 생겼을 가능
성이 있으므로 청소년이 직접 술을 구입한 장소를 분석
하였다.

그림 4. 술 구매 용이성의 추이
Fig. 4. Trends in the Ease of Alcohol Purchases

표 8의 기간 변수는 2018년도 데이터이며 사례 변수
는 청소년 술 구입 장소들을 의미한다. 새로운 구매 방식
으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활성에 따른 배달 음식 주문
으로 인한 구매가 생겼고 가장 큰 비율로 편의점, 슈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분 편의점,
슈퍼

대형
마트

pc방,
노래방

인터넷/
모바일
주문

식당,
음식점

배달
음식
주문

전체 3.6 1.4 0.6 0.2 1.7 1.1

남학생 4.1 1.7 0.7 0.3 2.0 1.3

여학생 3.1 1.0 0.4 0.2 1.3 0.9

중학교 0.9 0.2 0.2 0.1 0.2 0.3
고등
학교 6.1 2.4 0.9 0.3 3.0 1.8

표 8. 서울시 청소년 술 구매 장소 
Table 8. Teenager alcohol purchase place in Seoul

표 9와 표10 기간변수는 2018년도 데이터이며 사례
변수는 본인 확인 방법을 의미한다. 술을 판매하는 곳에
서 70% 이상,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배달 음식 주문을 
제외하곤 50%이상이 신분증과 얼굴 대조만으로 본인 확
인을 한다. 이를 통해서 보다 더 엄격하고 강화된 본인 
확인 방법이 필요하다.

구분 사례 수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로 

확인

위조 변조된 
신분증 인지 식별 

기계로 확인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88 92.6 7.4

대형 마트 35 95.7 4.3

PC방, 노래방 15 86.2 13.8

인터넷/모바일 36 89.8 10.2

식당, 음식적 9 100 0

배달음식 주문 5 74.9 25.1

표 9. 술을 판매하는 곳에서 본인 확인 방법
Table 9. Identification method of liquor store

구분 사례 수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로 확인

위조 변조된 
신분증 인지 

식별기계로 확인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65 88.5 11.5

대형 마트 30 87.4 12.6

PC방, 노래방 6 65.2 34.8

인터넷/모바일 4 50.1 49.9

식당, 음식적 2 51.6 48.4

배달음식 주문 2 41.8 58.2

표 10.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본인 확인 방법
Table 10. Identification method of tobacco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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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탈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를 활용하여 청소년 흡연 및 음주 행태를 분석하였다. 청
소년의 응답을 바탕으로 청소년 흡연 및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후에는 시각적인 효과
를 위해 그래프를 통해 수치를 나타내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흡연 및 음주 문제는 항상 
제기 되었고 이에 맞는 대책 또한 항상 있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스마트폰 발달에 따른 애플리케
이션과 SNS를 통해 손쉽게 담배와 술을 구할 수 있게 되
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해환경이 쉽게 등장
하고 그만큼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과를 거둔 방안도 새로운 유
해환경이 등장함에 따라 금방 효과를 잃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청소년 문
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예방 대책과 더불어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한 인식
과 대책이 형성된다면 청소년 흡연율 및 음주률 감소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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