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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위한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Attitude-Social Influence-Efficacy 모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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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n Experiential Learning Activities-Focused Smoking 
Prevention Program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 
Basis of the Attitude-Social Influence-Efficac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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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We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an experiential learning activities-focused smoking prevention 
(ELSP) program on the basis of the Attitude-Social Influence-Efficacy (ASE) model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and post-test design was conducted with 84 participants who 
were in the fifth grade of two elementary schools in Seongnam city, South Korea. The two schools were allocated 
into either the ELSP (n=42) or control (n=42) group. The ELSP group completed five ELSP classes, while the 
control group completed five traditional lecture-based classes during the 5 weeks. Both groups were examined 
before and after 5 weeks, using ASE measures of smoking attitude, social influence, self-efficacy for the refusal 
of smoking temptation, and intention not to smoke.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to September 2017.
Results: The ELSP group had significant changes in the scores of smoking attitude (t=4.75, P<0.001) and so-
cial influences (t=3.73, P<0.001), compared to those in the control group. However, the ELSP group had 
non-significant changes in the scores of self-efficacy for the refusal of smoking temptation and intention not to 
smoke, compared to those i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s: The ELSP program may be effective in improving smoking attitude and perceived social influence 
of smoking among those in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s. However, the duration and intensity of the ELSP 
program must be revised to effectively enhance smo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non-smoking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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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 필요성

최근 국내 초등학생의 흡연 경험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최

초 흡연 경험 연령과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저연령화 현상

을 보인다. 초등학생의 흡연 경험률은 2006년 1.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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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로 감소하였으나, 최초 흡연 경험 연령은 12.7세
로써, 호주(15.9세)와 캐나다(13.6세)보다 낮았으며, 매일 흡

연 시작 연령도 13.6세로 유럽(16-17세)보다 현저히 낮았

다.1) 흔히 흡연 시작 연령이 낮아질수록 성인기에 심뇌혈관

계 질환과 폐암의 위험성이 커지고, 조기 사망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2) 우울, 스트레스 및 불안과 같은 정신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3) 특히 15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비흡연자보다 사망률이 무려 20배가 더 높았다.4)

학령기 시절은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또래와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학교

를 기반으로 한 흡연예방교육은 효과적일 수 있다.5) 또한 

초등학교 시기가 생활습관 형성기로써 평생 건강의 기초를 

확립하기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초등학교 시기에 강화된 흡

연예방교육이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흡연 시작 연령은 

의미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흡연 행위는 흡연 의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

고, 비흡연 행위는 비흡연 의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즉 

흡연 의도는 흡연 행위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흡
연 행위에 대한 설명력이 81%인 것을 반영하였을 때6) 흡연

예방교육의 초점은 흡연 의도와 그 선행요인의 조절에 두어

야 할 것이다. Fishbein과 Ajzen7)은 태도-사회적 영향-자기

효능 모델(Attitude-Social influence-Efficacy [ASE] model)
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행위 여부는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

고 이는 ‘태도’, ‘사회적 영향’ 및 ‘자기효능감’인 선행요인에 

의해 규명된다고 이론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ASE 모
델을 기반으로 초등학생이 흡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

하여 흡연을 유발하는 사회적 영향을 배제하고 이러한 사회

적 영향에서 거절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향상해 흡연하고

자 하는 의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흡연과 관련된 부정적 태도, 

흡연 거절 자기효능감, 비흡연 의도를 향상하는 데 효과적

인 교육방법이 체험활동 중심 교육임을 가정한다.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체험활동 연구 동향 분석에 의하면,8) 체험

활동 중심 교육이 지식은 물론이고 태도 및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9,10) 따라서 초등학생에게 체험활동은 

비흡연 행위에 대한 태도와 자기효능감 증진과 연관될 수 

있으며, 증진된 태도와 자기효능감은 비흡연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체험활동 중심 교육은 초등학

생의 흡연 의도의 선행요인인 비흡연 태도와 자기효능감 강

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흡

연예방 프로그램에 이론적 틀을 가지고 체험활동 중심 교육

을 병행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체험활동 중심 교육과 흡연예방교육을 병합하여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ASE 모델에 

근간해서 평가하며, 이를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인 흡연예방교육을 해야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남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
년을 대상으로 ASE 모델 기반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 프

로그램이 초등학교 5학년의 흡연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

악한다. 둘째,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초

등학교 5학년의 인지된 사회적 영향(사회적 규범과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셋째, 체험활동 중심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5학년의 흡연 거절 자기효

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넷째, 체험활동 중심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5학년의 비흡연 의도에 미

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3. 연구 가설

제1가설은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에 참여한 실험군

은 강의식 흡연예방교육에 참여한 대조군보다 흡연 태도 점

수가 높을 것이다. 제2가설은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

에 참여한 실험군은 강의식 흡연예방교육에 참여한 대조군

보다 사회적 영향 점수가 높을 것이다. 제3가설은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강의식 흡연예방교육

을 받은 대조군보다 흡연거절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

다. 제4가설은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

은 강의식 흡연예방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비흡연 의도 점

수가 높을 것이다.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흡연 태도, 사회적 

영향(사회적 규범과 사회적 지지), 흡연 거절 자기효능감, 
비흡연 의도를 검증하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실험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로 진행되었다. 즉,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사전 조사를 시

행하고, 실험군은 실험군 학교의 보건교사가 보건교육 시

간에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을 주 1회씩, 5주 동안 

중재하였고, 대조군은 대조군 학교의 보건교사가 보건교

육 시간에 강의식 흡연예방교육을 주 1회씩, 5주 동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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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사후 조사를 하였다. 실험 

처치 기간은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였으며, 제
3의 변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 동시에 

시작하여 동시에 끝나도록 설계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2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2개 초등

학교 중 참여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를 실험군 학교

로 정하였다. 또한 실험 처치 확산과 오염을 방지하고, 그 

외 조건을 같이 맞추기 위해 실험군 학교와 학생 규모 및 

학습 환경이 비슷한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를 대조군 학교로 

선정하였다. 제외기준은 인지적 장애가 심해서 설문지를 읽

고 응답하기 어려운 학생이었다. 연구 대상을 초등학생 5학년

으로 선정한 이유는 미국의 약물남용저항 교육(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

하여 중학교 때까지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11) 흡연예

방교육은 8-12학년 학생들보다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바뀌는 5-7학년 학생들에게 더 효과가 있었고, 단기 효과만

을 비교하면 학교 기반 교육이 학교-지역사회 연계 프로그

램보다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5)

표본 수는 실험군 학교와 대조군 학교의 5학년 전수인 

120명(실험군 60명, 대조군 60명) 중 실험군 및 대조군 학교

에서 연구 모집 공고를 하여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

고, 법정대리인의 승낙서와 학생의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 

84명(실험군 42명, 대조군 42명)을 연구 대상으로 최종 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흡연 의도를 일차 결과지표로 두

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12,13)에서 비흡연 의도가 실험군과 

대조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에 효과 크

기를 선행연구에서 근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연구자가 효

과 크기는 0.8의 높은 강도 이상으로 정하고, 독립표본 t검
정의 양측검정, 검정력 0.95, 유의수준 0.05 기준으로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을 때, 군당 최소한 42명이 필요하였으며, 
본 연구 대상자는 군당 42명으로 추정된 표본 수를 충족하

였다.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

(1040548-KU-IRB-16-242-A-3) 후 진행하였다. 2017년 7월 

4일부터 20일까지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이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보건교사가 직접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을 설명하였고, 익명

이 보장되며 연구 참여 철회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가능하고 

철회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직접적인 위험은 없고, 설문 

자료는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

였다. 연구 대상이 18세 미만 아동으로 취약 대상이므로 보건

교사의 설명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설명서와 승낙서 및 동의서를 동봉하

여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의 승낙서 및 대상 학

생의 동의서를 받았다. 법정대리인의 승낙서와 자발적 연구 

참여 동의서를 모두 제출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중재 직전

에 사전 자료 수집을, 프로그램 중재 직후에 사후 자료 수집

을 하였다. 사전-사후 조사를 모두 마친 실험군 대상에게는 

학용품과 흡연예방 캐릭터 밴드를, 대조군에는 학용품을 제

공하였으며, 본 연구의 설문응답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었

다. 특히 연구 대상자가 취약한 연구 대상자인 초등학교 5학
년 학생이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

다. 설문 내용의 흡연 관련 태도에서 긍정적 문항이나 흡연 

의도를 질문하는 문항들이 자칫 대상 학생에게 흡연의 순기

능 및 흡연 가능성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5차시 수업시간에 흡연의 문제점과 역기능 및 흡연 의

도를 차단하는 방법을 충분히 교육하였다. 그리고 설문 조사

시 참여자 번호(ID)를 부여하여 처리함으로써 익명성을 보

장하였으며, 개인정보는 엄격히 관리하고 비밀을 보장함으

로써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며 일반적 특성, 
흡연 태도, 흡연 거절 자기효능감 도구는 An과 Park14)이 초

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측정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

였다. 연구 도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전문가 5인(대학교

수 1인, 초등학교 보건 수석교사 1인, 박사학위 보건교사 
1인, 10년 이상 경력 보건교사 1인, 5학년 담임교사 1인)으
로부터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아 타당도에 맞지 않은 문항

은 제외하고,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도구의 신뢰도 확보

를 위하여 2017년 4월에 경기도 성남시 소재 2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이해하기 어려

운 단어는 쉬운 단어로 수정하였고, 신뢰도 지수가 낮은 문

항은 삭제하는 등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후 도구를 확정

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사를 위한 도

구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근거로 총 16문항을 질

문하였으며,15)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흡연 관련 요인 및 학

업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질문 내용은 ‘성별, 
같이 사는 가족 중 현재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최근 7일 동안, 학생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가족이나 손님 

등)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근처에 같이 있은 적이 며칠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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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친구 중에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들과

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는 어떻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는 만족스럽습

니까?, 학교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까지 담배를 한두 모금이라도 피워 본 적이 있습니까?, 담배

를 처음 한두 모금이라도 피운 시기는 언제입니까?, 담배를 

한두 모금 피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담배 한 

개비 이상을 한 번이라도 피워 본 적이 있습니까?, 담배를 

처음 한 개비 이상을 한 번이라도 피운 시기는 언제입니까?, 
담배를 한 개비 이상 피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담배를 피우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학교

에서 흡연예방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이다.

2) 흡연 태도

흡연 태도 도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청소년 흡연 조사

(Youth Tobacco Survey, YTS)16)의 설문지를 근거로 Seo와 

Kim17)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흡연 관련 태

도는 20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질문 내용은 ‘사람들이 많

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금지되어야 한다, 나의 형

제나 친구가 담배를 피우면 말리겠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지 않다, 누군가 담배를 피워보라고 

권유하면 거절하겠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흡연하는 학생들은 흡연하지 않는 학생에게 

피해를 준다, 담배자판기 설치는 금지되어야 한다, 편의점

이나 잡지에서 담배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 흡연하는 학생

은 불량 청소년이다, 남자는 담배를 피워도 상관없지만 여

자는 절대로 피워서는 안 된다,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

진다,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호기심에 한두 번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을 것이다,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

는 모습이 멋있어 보인다, 친한 친구가 담배를 피우면 같이 

피울 수 있다, 어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다,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울 생각이 있다, 담배를 피워볼 기회가 생기

면 피워 보겠다, 담배가 해롭다고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해롭지 않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켜도 된다’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화하여 측정하였다. 부정

적 문항(9-20번)은 역으로 환산하여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흡연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0.645였으며, 본 연구 20문항

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0.784였다.

3) 사회적 영향

사회적 영향 도구는 Seo와 Kim17)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ASE 모델에서 사회적 영향은 사회적 규

범, 인지된 타인의 행위(모델링), 그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직접적인 압력이나 지지를 포함하는데,18) 본 연구에서 사회

적 영향은 ‘사회적 규범’과 ‘사회적 지지’로 국한하여 각각

의 하위 요인 2문항씩 총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규

범(2문항)은 주변인(부모님, 선생님 등)의 초등학생 흡연 인

식 정도, 친구들의 초등학생 흡연 인식 정도를 질문하였으

며, ‘전혀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 1점, ‘잘못된 행동이 아니

다’ 2점, ‘보통 잘못된 행동이다’ 3점, ‘꽤 잘못된 행동이다’ 
4점,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

을수록 대상자가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규범의 강도는 엄격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2문항)는 주변인(부모

님, 선생님 등)의 비흡연 칭찬 정도, 친구들의 비흡연 칭찬 

정도를 질문하였으며, ‘전혀 칭찬하지 않는다’ 1점, ‘별로 칭

찬하지 않는다’ 2점, ‘보통 칭찬한다’ 3점, ‘꽤 칭찬한다’ 4점, 
‘매우 칭찬한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변

인과 친구들이 대상자의 비흡연 행위에 대한 압력과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영향은 2가지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의 합으로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사회적 

영향이 대상자의 흡연 행위에 무관심하고, 흡연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영향이 대상자의 

흡연 행위에 대한 간섭과 비흡연을 요구하는 분위기라는 것

을 의미한다. 사회적 영향 4문항의 선행연구 내적 신뢰도 

Cronbach's ⍺는 없었고, 본 연구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0.679였다.

4) 흡연 거절 자기효능감

흡연 거절 자기효능감 도구는 Bandura19)의 본인이 행동

을 선택하고 지속하고 변화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동 변

화의 주요 예측인자인 자기효능감 이론에 근거하여 An과 

Park14)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흡연 거절 자기효능

감은 7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질문 내용은 ‘흡연하는 친구

들과 어울려 놀더라도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부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 때도 나는 담배를 피우

지 않겠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고 

느낄 때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매
우 화가 났을 때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화를 

풀 수 있다, 영화, 광고, TV 등에서 흡연 장면이 나와도 그것

을 따라서 담배를 피우지 않을 수 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더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을 수 있다’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자신 없음’ 1점, ‘자신 없음’ 2점, ‘보통’ 
3점, ‘자신 있음’ 4점, ‘매우 자신 있음’ 5점으로 측정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 거절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흡연 거절 자기효능감 7문항의 선행연구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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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는 Cronbach's ⍺=0.926이었고, 본 연구의 내적 신뢰

도는 Cronbach's ⍺=0.927이었다.

5) 비흡연 의도

비흡연 의도 측정 도구는 Prochaska와 DiClemente20)의 

건강증진 행위의 단계와 인간의 행위 여부는 의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 Fishbein과 Ajzen7)의 이론에 근거하고, 
Park21)이 사용한 도구를 참고하여 CDC의 YTS 설문문항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16) 비흡연 의도는 5문항

으로 질문했으며, 질문 내용은 ‘나는 1년 후 담배를 피울 생

각이 있다, 나는 중학생 때 담배를 피울 생각이 있다, 나는 

고등학생 때 담배 피울 생각이 있다, 나는 대학생 때 담배 

피울 생각이 있다, 나는 성인이 된 후 담배 피울 생각이 있

다’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분명히 피울 생각이 있다’ 1점
부터 ‘전혀 피울 생각이 없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이 중 
5문항 모두 ‘전혀 피울 생각이 없다’는 경우를 확고한 비흡

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나머지의 경우 확고한 비

흡연 의도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비흡연 의도 5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0.896이었다. 

4.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실험군과 

대조군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건교과서(서울특별시 교

육감 인정)와 ‘함께해요! FUN FUN한 체험형 흡연예방 프

로그램’, 흡연예방 표준교육 프로그램인 ‘SENSE (Simple 
Easy New Smoking Prevention)’ 초등단계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22-25) ASE 모델 요소 중 흡연 태도는 흡연의 직·
간접 피해로 신체 및 심리적, 사회적 피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사회적 영향은 흡연의 경제적 피해와 가족 중 

흡연자에게 금연 권유 편지 쓰기 및 흡연하지 않는 자신과 

친구 칭찬하기로 구성하였다. 또한 흡연 거절 자기효능감은 

흡연 권유 상황에서 역할극을 통해 거절하는 내용으로 구성

하였으며, 비흡연 의도는 흡연 충동 상황에서 흡연하지 않

는 방법과 평생 비흡연 의도를 중재 내용으로 하였다. 프로

그램의 내용 타당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확보하였다. 전
문가 집단 5인(대학교수 1인, 초등학교 보건 수석교사 1인, 
박사학위 보건교사 1인, 10년 이상 경력 보건교사 1인, 5학
년 담임교사 1인)을 구성하여 2017년 3월 13일부터 4월 5일
까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1점(체험활동 중심 내용과 관련 

없음), 2점(체험활동 중심 내용과 관련이 낮아서 내용 수정 

필요함), 3점(체험활동 중심 내용과 관련 있으나 내용 수정 

필요함), 4점(체험활동 중심 내용과 관련이 높음)으로 이루

어진 4점 척도로 평가하여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
idity index)가 0.80 이상인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프로그

램은 5차시로 구성하였으며, 차시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차시는 ‘흡연의 피해 및 담배의 문제점’을 주제로 

흡연의 신체적 피해 실험 동영상 시청, 흡연 피해 퍼즐 활동, 
폐활량 측정기로 폐기종 증상을 체험하도록 구성하였다. 
2차시는 ‘비흡연 행동의 이점’을 주제로 담뱃값을 저축하

면 모을 수 있는 돈 계산하고 사고 싶은 것 적기, 금연 권유 

편지를 써서 금연 저금통을 만들어 흡연자에게 선물하기, 
담배 절단 퍼포먼스의 체험활동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3차
시는 ‘비흡연 행동의 보상’이라는 주제로 비흡연자 칭찬과 

흡연자 금연 격려 손부채 만들기, 칭찬 명찰을 만들어 달고 

생활하기의 체험활동으로 구성하였다. 4차시는 ‘흡연 거절 

행동’이라는 주제로 거절 조끼를 입고 역할극으로 권유 거

절하기, 흡연 거절 사행시 짓기의 체험활동으로 구성하였

다. 5차시는 ‘흡연 충동 대처’라는 주제로 흡연충동 상황에

서 대처하는 활동, 비흡연 의도 타임캡슐 만들기, 흡연 충동 

대처법 10글자로 말해요 등의 체험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프
로그램의 교육방법은 실험군에는 강의와 동영상 및 체험활

동 위주로 중재하였고, 매 차시 체험활동 요소를 포함하여 

대상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

였다. 또한 도입 단계에서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일주일 동

안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체험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대조

군에는 강의와 동영상, 활동지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의 

기간은 총 5주였으며, 중재 횟수 5회의 근거는 선행연구인 

메타분석에 근거한다.26) 실험군에는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

방교육을 주 1회 40분 총 5회 중재하였으며, 대조군에는 강

의식 흡연예방교육을 주 1회 40분 총 5회 중재하였다. 

5.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sion 20.0 프로그램(IBM 
Corp., New Yor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동질

성 검정은 카이제곱으로, 군 안에서 종속변수(흡연 태도, 사
회적 영향, 흡연 거절 자기효능감, 비흡연 의도)에서의 사전

-사후 검사의 변화점수는 대응표본 t-검정으로, 실험군과 대

조군 간 각각에서 종속변수의 사전-사후 변화점수의 차이

는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다.

결 과

1. 대상자 특성 및 군 간 동질성

연구 대상자는 2개교 초등학생 총 84명으로 실험군 

50.0% (42명), 대조군 50.0% (42명)였으며, 남학생이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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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test between the groups

Characteristic
Experimental group 

(n=42)
Control group 

(n=42)
χ2 P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1.72 0.190
    Male 17 (40.5) 23 (54.8)
    Female 25 (59.5) 19 (45.2)
  Relationship with parents 2.73 0.255
    Very satisfied 29 (69.0) 34 (81.0)
    Satisfied 12 (28.6)   6 (14.3)
    Average 1 (2.4) 2 (4.8)
    Dissatisfied - -
    Very dissatisfied - -
Academic characteristics
  Relationship with friends 1.31 0.726
    Very satisfied 27 (64.3) 27 (64.3)
    Satisfied   9 (21.4) 11 (26.2)
    Average   5 (11.9) 4 (9.5)
    Dissatisfied 1 (2.4) -
    Very dissatisfied - -
  School life satisfaction 2.23 0.328
    Very satisfied 24 (57.1) 21 (50.0)
    Satisfied 16 (38.1) 15 (35.7)
    Average 2 (4.8) 6 (14.3)
    Dissatisfied - -
    Very dissatisfied - -
  Stress on academic performance 0.14 0.934
    None 27 (64.3) 27 (64.3)
    Average   8 (19.0) 9 (21.4)
    Exists   7 (16.7) 6 (14.3)
Smoking characteristics
  Smokers among family members 0.05 0.827
    None 20 (47.6) 19 (45.2)
    Father 20 (47.6) 21 (50.0)
    Others 2 (4.8) 2 (4.8)
  Number of days of secondhand smoking during the last 7 days 2.61 0.456
    None 35 (83.3) 31 (73.8)
    1-3 days   5 (11.9)   5 (11.9)
    4-6 days 1 (2.4) 2 (4.8)
    7 days 1 (2.4) 4 (9.5)
  Smokers among friends - -
    None 42 (100.0) 42 (100.0)
    Several friends - -
  First smoking experience 1.01 0.314
    None 41 (97.6) 42 (100.0)
    One or two times in the past 1 (2.4) -
  Experience of smoking more than 1 piece of cigarette - -
    None 42 (100.0) 42 (100.0)
    One or two times in the past - -
  Smoking intention 1.78 0.410
    None 40 (95.2) 37 (88.1)
    Exists - 1 (2.4)
    Unsure 2 (4.8) 4 (9.5)
  Experience of smoking-prevention education 0.21 0.645
    Exists 39 (92.9) 40 (95.2)
    None 3 (7.1) 2 (4.8)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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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st on the level of dependent variables and homogeneity between the groups

Variable Experimental group (n=42) Control group (n=42) t P

Smoking attitude 4.65±0.17 4.70±0.13 -1.48 0.144

Social influence 4.06±0.86 3.83±1.88 1.22 0.226

Smoking refusal self-efficacy 4.91±0.22 4.86±0.59 0.56 0.577

Absolute intention of non-smoking 0.86±0.35 0.90±0.30 -0.67 0.506

  After 1 year 5.00±0.00 5.00±0.00 - -

  When attending middle school 5.00±0.00 5.00±0.00 - -

  When attending high school 5.00±0.00 5.00±0.00 - -

  When attending college 4.93±0.34 5.00±0.00 -1.36 0.183

  After becoming an adult 4.81±0.51 4.90±0.30 -1.05 0.29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Calculated by paired t-test.

(40명), 여학생이 52.4% (44명)였다. 부모와의 관계는 96.4% 
(81명)가 만족하였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는 88.1% (74명)가 

만족하였다. 학교생활은 90.5% (76명)가 만족하였으며 학교 

성적 스트레스는 65.3% (54명)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실험

군과 대조군 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학업 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성별, 부모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

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성적 스트레스에서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46.4% (39명)가 가족 중 흡연자가 없으며, 48.8% (41명)가 

아버지가 흡연한다고 하였다. 최근 7일 동안 간접흡연 경험

은 78.6% (66명)에서 전혀 없었고, 1-3일은 11.9% (10명), 매
일 경험은 6.0% (5명)였다. 친구들 중 흡연자는 전혀 없었

고, 한두 모금이라도 흡연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권유로 경험하게 된 1명(1.2%)이 있었

다. 한 개비 이상 흡연한 학생은 없었고, 흡연 의도는 91.7% 
(77명)가 없었으며, 7.1% (6명)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

다. 전체의 94.0% (79명)가 흡연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

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흡연 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

정 결과 대상자 가족 중 흡연자, 최근 7일 동안 간접흡연일 

수, 친구 중 흡연자, 첫 흡연 경험(한두 모금)의 유무, 시기 

및 동기, 한 개비 이상 흡연의 유무, 시기 및 동기, 흡연 의

도, 흡연예방교육 유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실험 전 종속변수의 수준과 군 간 동질성

실험군과 대조군에서의 실험 전 흡연 태도는 5점 만점에 

각각 4.65점과 4.70점이었고, 사회적 영향 부문 총점은 5점 

만점에 각각 4.06점과 3.83점, 흡연 거절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각각 4.91점과 4.86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의 비흡연 의도는 1점 만점에 0.86점과 0.90점이

었다. 실험 전 흡연 태도, 사회적 영향, 흡연 거절 자기효능

감 및 비흡연 의도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사전 동질

성 검정 결과 모든 종속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3.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가설 검정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하여 두 그룹별 연구변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 제1가설 검정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강의식 

흡연예방교육에 참여한 대조군보다 흡연 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의 제1가설은 실험군의 태도 점수가 실험 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증가가 있어 지지되었다(t=4.75, P<0.001).

2) 제2가설 검정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강의식 

흡연예방교육에 참여한 대조군보다 사회적 영향 점수가 높

을 것이다’의 제2가설은 실험군의 사회적 영향 점수가 실험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있어 지지되었다(t=3.73, 
P<0.001).

3) 제3가설 검정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강의식 흡

연예방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흡연 거절 자기효능감 점수

가 높을 것이다’의 제3가설은 실험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기각되었다.



  Jin Hee Na, et al. Effects of an Experiential Learning Activities-focused Smoking Prevention Program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 Basis of the ASE Model 103

Table 3. Verification of effectiveness of experience activity–based smoking prevention program (n=84)

Variable Pretest Posttest
Within group Between group

t P t P
Smoking attitude 7.62 <0.001 4.75 <0.001

  Experimental group (n=42) 4.65±0.17 4.86±0.12

  Control group (n=42) 4.70±0.13 4.71±0.20

Social influence 0.34 0.736 3.73 <0.001

  Experimental group (n=42) 4.06±0.86 4.71±0.33

  Control group (n=42) 3.83±1.88 3.90±0.83

Social norm 5.93 <0.001 1.28 0.205

  Experimental group (n=42) 4.93±0.18 4.98±0.11

  Control group (n=42) 4.90±0.25 4.88±0.40

Social support 0.65 0.522 3.52 <0.001

  Experimental group (n=42) 3.19±1.75 4.45±0.68

  Control group (n=42) 2.75±1.72 2.92±1.65

Smoking refusal self-efficacy 1.67 0.103 1.05 0.299

  Experimental group (n=42) 4.91±0.22 4.96±0.12

  Control group (n=42) 4.86±0.59 4.85±0.45

Absolute intention of non-smoking -0.50 0.623 0.70 0.485

  Experimental group (n=42) 0.86±0.35 0.88±0.33

  Control group (n=42) 0.90±0.30 0.88±0.33

After 1 year 5.61 <0.001 1.43 0.160

  Experimental group (n=42) 5.00±0.00 5.00±0.00

  Control group (n=42) 5.00±0.00 4.95±0.22

When attending middle school 0.77 0.443 1.43 0.160

  Experimental group (n=42) 5.00±0.00 5.00±0.00

  Control group (n=42) 5.00±0.00 4.95±0.22

When attending high school 1.80 0.079 1.67 0.103

  Experimental group (n=42) 5.00±0.00 5.00±0.00

  Control group (n=42) 5.00±0.00 4.90±0.37

When attending college -0.08 0.938 1.42 0.161

  Experimental group (n=42) 4.93±0.34 4.90±0.37

  Control group (n=42) 5.00±0.00 4.86±0.47

After becoming an adult 0.57 0.570 1.28 0.203

  Experimental group (n=42) 4.81±0.52 4.83±0.49

  Control group (n=42) 4.90±0.30 4.79±0.6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Calculated by independent sample t-test.

4) 제4가설 검정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강의식 흡

연예방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비흡연 의도 점수가 높을 것

이다’의 제4가설은 실험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기각되었다.

고 찰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체험활동 중심 흡

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이 흡연 태도와 사회적 영향에는 유의

한 효과가 있었으며, 흡연 거절 자기효능감과 비흡연 의도

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먼저,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의 흡연 태도에 유의

한 효과가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흡연 태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초등학생 대상 중재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14) 흡연 태도가 대조군보다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는 것은 실험 후 대조군보다 실험군에서 흡연의 위험

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고 흡연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더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가 흡연의 신체

적 피해 실험 동영상 시청을 통한 간접 체험, 폐활량 측정기

를 직접 불어보는 폐기종 증상 직접 체험, 흡연의 피해에 대

한 모둠별 퍼즐 맞추기 및 발표 등 체험활동 중심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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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태도 변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의 흡연에 대한 사회

적 영향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영향

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규범에서는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고, 사회적 지지에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사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실험군의 사회적 

영향 점수의 증가는 하위요인 중 사회적 지지의 증가 때문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조군보다 실험군에서 사회적 영

향이 대상자의 흡연 행위에 대한 간섭과 비흡연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더 있으며, 그중에서 주변인과 친구들이 대상자의 

비흡연 행위에 대한 압력과 지지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사회적 영향 향상을 위한 체험활동 중심 교육은 담뱃값

을 저축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하여 사고 싶은 것을 

적어보기, 금연 권유 편지 쓰기, 금연 저금통을 만들어 흡연

자에게 선물하기 및 담배 절단 퍼포먼스, 비흡연자 칭찬 손

부채를 만들고 칭찬 명찰을 만들어 가슴에 달고 생활하기 

등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이 개인이나 집단이 소속된 사회의 분위기나 압력 

등을 의미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여 설명하

면서 사회 심리적 통합 모델로 발달한 ASE 모델의 이론적 

기틀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17) 더불어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대부분의 흡연예방 관련 연구에서 이론이나 모델

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본 연구

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ASE 모델 기반 연구의 기초자

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의 흡연 거절 자기

효능감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14)

와 일치하지 않았다. An과 Park14)은 경기도 초등학교 5학년

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중심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를 실험

군(35명)으로, 흡연예방 중심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학교를 

대조군(39명)으로 선정하여 실험군에는 활동 중심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주 1회 5차시 제공하였고, 대조군에는 흡

연예방교육을 주 1회 2차시 제공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실

험군이 대조군보다 흡연 거절 자기효능감 점수 평균이 높았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

의 흡연 거절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사전 점수가 이미 높아서 유의한 증가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흡연 거절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실험

군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거절 조끼를 입고 역할극을 통해 

거절 체험을 하였고, ‘흡연 거절’ 사행시로 다시 한번 거절

연습을 하였으나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흡

연의 첫 단계가 뻐끔담배로 시작되고, 현재 흡연을 하지 않

더라도 흡연 유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향후 흡연할 가능성

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단계에서 적극적인 개

입이 필요하다27)는 연구 결과는 아직 흡연하지 않는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흡연 권유에 대한 거절 자신감이 분명

한 경우에 비해 그렇지 않은 경우 흡연 유경험자가 더 많았

다는 연구 결과28)에 따라 거절 기술에 대한 교육도 지속하

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의 비흡연 의

도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비

흡연 의도 측정은 단일 문항으로 질문을 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는 비흡연 의도를 1년 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
학생 때, 성인이 된 후 등 5문항 모두 5점 리커트 척도 중 

‘전혀 피울 생각이 없다’를 확고한 비흡연 의도가 있는 것

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5문항 모두 ‘전혀 피울 생각이 없다’
로 대답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록 가설은 

지지가 되지 않았지만 1년 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
학생 때, 성인이 된 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비흡연 의도의 

변화를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흡연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며,12) 비
록 현재 흡연을 하지 않거나 흡연 경험이 없더라도 확고한 

비흡연 의지가 없는 경우 장래 흡연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21) 그러므로 20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이 경제

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중 2위인 상황에서29) 확고한 비흡연 의

도가 덜 확립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확고한 비흡연 

의도를 갖도록 하는 흡연예방교육은 가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 학교를 경기도 2개 초등학

교를 편의 추출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서 편중을 초래

할 수 있다. 지역사회 학교기반 연구에서 단일학교에서 학

생을 할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1회
만 평가하였으나 교육의 효과는 1회적인 평가보다는 장기

적인 추적조사를 통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 참여자의 흡연 관련 특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거의 90% 이상의 학생에서 흡연의 경험이 없고, 흡연하

는 친구도 없었으며, 흡연 의도도 없는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연구 참여자가 사전검사 당시 흡연 관련 특성의 위험도

가 낮아 중재의 효과가 낮게 나타났을 수 있다. 이에 차후 

연구에서는 흡연 관련 특성의 위험도가 높은 집단에 중재를 

적용하는 시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체험활

동 중심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은 ASE 모델 3요소 중 흡연 

태도를 변화시켰고 사회적 영향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성과는 본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초

등학교 현장에서 재적용한다면, 흡연의 저연령화 예방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Jin Hee Na, et al. Effects of an Experiential Learning Activities-focused Smoking Prevention Program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 Basis of the ASE Model 105

요 약

연구배경: 최근 국내에서 초등학생의 흡연 경험률은 감소

하고 있지만 최초 흡연 경험 연령과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의 

저연령화 현상을 보인다. 초등학생의 흡연 경험률은 2006년 

1.68%에서 2016년 0.3%로 감소하였으나, 최초 흡연 경험 

연령은 12.7세로 이는 호주(15.9세)와 캐나다(13.6세)에 비하

여 낮다. 또한, 매일 흡연 시작 연령도 13.6세로 유럽(16-17세)
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SE 모델에 근간

해서 그 효과를 평가하고, 초등학생 흡연예방교육의 기초자

료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ASE 모델이며, 연구는 체

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ASE 모델 변

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실험설계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2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84명(실험군 42명, 대조군 

42명)이었다. 실험군에 실험군 학교의 보건교사가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을, 대조군에 대조군 학교의 보건교사가 

강의식 흡연예방교육을, 각각 주 1회씩 5주간 제공하였다. 
사전-사후 검사에서 흡연 태도, 사회적 영향, 흡연 거절 자

기효능감 및 비흡연 의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결과: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의 태

도 점수는 강의식 흡연예방교육에 참여한 대조군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t=4.75, P<0.001). 체험활동 중

심 흡연예방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의 사회적 영향 점수는 강

의식 흡연예방교육에 참여한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한 증가가 있었다(t=3.73, P<0.001). 그러나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흡연 거절 자기효능감 점수

와 비흡연 의도 점수는 강의식 흡연예방교육에 참여한 대조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체험활동 중심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은 ASE 모델 요소 중 흡연 태도를 변화시켰고 사

회적 영향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프로그

램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초등학교 현장에서 재적용한다

면 흡연의 저연령화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 흡연, 태도, 또래 영향, 자기효능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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