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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인생의 낯선 선택과 결정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일깨워주신 역학건

강증진학과 김희진 교수님과 지선하 교수님께 존경의 맘을 먼저 전합니다. 

2017년 11월 대학원 면접을 앞두고 포항의 지진이 발생했고, 2020년 전 세

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코로나 19(COVID-19) 감염증으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

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며 대학원의 시작과 끝이 역사적 사실들과 함께 

기억될 듯합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오는 마지막 열차를 눈앞에서 여러 차례 놓치면서 험난

할 것 같았던 대학원 2년여 동안 여정이 어느새 신촌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과 청춘들의 열정을 다 느끼기도 전에 너무도 빨리 지나가 버려서 아쉬울 따

름입니다. 보건학 개론, 역학, 보건 통계학, 보건 정책학, 환경 역학, 국제보건,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보건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건 커뮤니케이션 전략, 건강

증진 세미나... 어느 하나 놓칠 수 없었던 강의를 늦은 저녁 시간 열강해 주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학의 산증인

이신 김일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40년 후도 교수님처럼 건강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잊지 않겠습니다. 합리적이고 비판적 사

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보건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학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신 보건대학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시작하는 초입에서부터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서툴고 느린 진행에도 

용기를 잃지 않게 다독이시여 근거에 기반한 건강증진교육과 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탄탄한 이론적 바탕을 제시해 주신 김희진 교수님, 제 논문의 미미

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정금지 교수님, 건강증진 세미



나 과제 준비를 하면서 이철민 교수님의 학술지 논문을 인용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나 봅니다. 서울대학병원 강남센터에서 하나하나 논문 관련 통계자료

를 짚어주시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논문의 가닥을 잡아주시고 깊이를 더해

주신 이철민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COVID-19) 팬더믹 상황으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과 대구·경북의 집단감염확산으로 인해 대학원도 온라인 개강으로 대면 교육

이 어려워지면서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지도받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마스

크를 끼고 어렵사리 시간 내어 아낌없이 논문 지도에 힘써주신 김희진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상포진으로 힘들었을 시기에도 인천에서 달려와 

준 이나연 선생님,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스 김혜지 선생님, 우리 동기의 든든한 

기대표 최시내 선생님, 국립암센터에서 애쓰시는 김성희 선생님, 20대와 동기

할 수 있게 해준 김정훈 선생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

학과 2018년 입학 동기들 덕분에 뒤늦게 시작한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학비를 아낌없이 지원해준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

고 한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시점에 포항과 서울을 오가며 저녁 시간을 비운 

엄마를 응원해준 세 아이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만학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대학원 생활을 지지해주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송도중학교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작은 노력이 건강증진에 

한 발 내딛는 발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0년 8월

홍혜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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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금연 시도

 

배경 및 목적: 궐련담배 가향 사용 또는 담배제품 다중 사용이 금연 시도를 

저해하였다고 보고되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향 액상 사용 여부와 금연 

시도의 관련성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성인 흡

연자들의 흡연행태를 분석하여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금연 시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2019년 질병관리본부 ‘바이오마커와 환경 시료를 활용한 직·간접 

흡연 노출 평가 연구’ 자료를 이차 분석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흡연자

와 비흡연자 3,004명을 분석하였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담배제품별 흡연 양

상을 파악한 후 단독사용, 이중사용, 다중사용자의 제품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군과 비사용군으로 나누어 금연의향과 금연시도를 분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흡연과 관련된 혼란변수를 통제한 후 독립변수인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종속변수인 금연시도와의 관련성을 로지스틱회귀분석

으로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가향 사용 여부에 따른 전자담배 금연

시도와의 관련성 분석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남자 가향 멘톨향 사

용자는 40.8%, 멘톨 이외 가향 사용자는 40.4%, 가향 비사용자는 43.4%가

(p<0.001)가 전자담배 금연시도를 했다고 답하여, 가향 사용자의 금연시도 분

율이 낮았다. 그러나 여성 및 혼란변수를 보정한 다변수 분석 모형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무보정 모형



- vii -

(unadjusted model)에서 가향 비사용에 비해 가향 사용 시 전자담배 금연 시

도군에 속할 OR은 0.84(95% CI 0.67-1.05)로 낮았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인

구 사회학적 및 건강행동 특성을 보정한 모형 2와 전자담배 사용 양상을 추가

로 보정한 모형 3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가향 사용 여부와 전자담

배 금연시도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가향 사용 여부는 일반담배 금연시

도와도 관련성이 없었다.

결론: 금연시도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추후 금연시도뿐만 아니라 실제 금연 성공과 관련된 요인들을 다중사

용 양상을 고려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신종담배제품 대두 환경에서도 

금연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흡연, 전자담배, 가향담배, 가향전자담배, 금연, 금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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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서 추출한 니코틴과 첨가물을 기화제를 이용해서 

에어로졸 형태로 만들어 기도를 통해 흡입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 기구로, 

2003년에 중국에서 출시된 후, 2008년 국내시장에 처음 시판되었다. 1세대 

전자담배는 일반담배 즉 궐련 모습과 비슷했으나, 2세대 및 3세대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담는 카트리지의 용량을 늘리고 분무량을 조절하는 형식으로 

개량되었다(이성규, 2017).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종류는 크게 사용자

가 직접 충전하는 개방형 방식(Open Vaping Systems)과 기기 전용 용기에 

액상이 채워져서 나오는 팟(Pod)을 장착하여 사용하는 폐쇄형 방식(Closed 

Vaping Systems, CVS)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CVS의 대표적인 제품인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은 2015년 미국에

서 판매를 시작했다. 니코틴 염(nicotine)을 사용하여 니코틴 농도를 높였고, 

여기에 다양한 향을 첨가하여 거부감을 줄임으로써 미국 청소년들에게 폭발적

인 반응을 얻게 되었다(Malone, 2019). 2018년 전자담배 시장점유율 45.6%

를 기록했고(Cullen, 2018), 2019년에는 5백만 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이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Cullen, 2019).

  국내 출시된 CVS형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8년 미국 전자담배 브랜드 픽스

(PHIX)가 처음이며, 일본 전자담배 브랜드 비엔토(VIENTO), 이어서 2019년 

5월 쥴(JUUL), 릴베이퍼(Lil vapor)가 출시되었다(보건복지부, 2019).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2019년 5월부터 CVS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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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누적 판매량은 16.9백만 포드(pod)로 전체 담배제품 판매량 중 

0.5%를 차지한다(기획재정부, 2020).

 액상형 전자담배는 우리나라 성인과 청소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8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표준화 현재 흡연율은 2018년 

남자 36.7% 여자 7.5%로 2017년에 비해 남자는 1.4%p 감소했지만, 여자는 

1.5%p 증가하였다. 만 19세 이상 표준화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남자 7.1%, 

여자 1.1%로 남자는 2017년 4.4% 대비 2.7%p 증가하였고, 40대 남성의 경

우 10.6%로 특히 높았다(보건복지부, 2020).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 9.3%, 여학생 3.8%였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평생 경험률은 전체 7.4%로 궐련형 전자담배 평생 경험률 4.9%보다 높았으

며, 액상형 전자담배의 현재 사용률은 전체 3.2%, 남학생 4.7%, 여학생이 

1.5%였다(질병관리본부, 2019). 

 이러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위해서는 개방형, 폐쇄형(CVS) 모두에서 ‘액

상’ 구매가 필수적이며, 셀 수 없이 다양한 액상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 그

런데 이 중 다수는 다양한 ‘가향’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가향담배(Flavored tobacco)란 ‘담배제품에 특유의 독한 향 대신 특정한 맛

과 향이 나도록 향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담배’를 말하는데(한국건강증진개발

원, 2015),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의 제 9조, 10조 가이드라인에서도, 가향은 담배제품의 매력

(attractiveness)을 향상시키고 흡입 시 거친 느낌(harshness)을 감소시켜 담

배사용을 촉진, 유지하게 하므로, 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당사국은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 제한하여 규제해야 한다

고 밝힌 바 있다(WHO FCTC, 2012).  

 미국의 경우 지난 2014년 1월 기준, 온라인상에서 구매 가능한 가향 전자담

배 액상이 7,700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240종의 새로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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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액상이 시장에 출시될 정도로 가향 제품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FDA, 

2014). CVS형 제품의 니코틴 팟(pod)에도 가향제가 첨가된 제품이 출시되었

으며, 맛과 향에 따라 팟의 색상이 달리하고 있어 팟의 색상으로 향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담배향, 멘톨향, 각종 과일향이 있으며, 과일향으로는 망고, 

멜론, 딸기 등이 출시되고 있다(이성규, 공재형, 2019).

 미국 청소년 담배 조사(National Youth Tobacco Survey, NYTS) 자료에 따

르면 2019년 약 620만 명의 미국 중·고등학생이 지난 30일간 담배 제품을 

사용한 사용자로 조사되었다. 고등학생 3명 중 1명 즉 470만 명과 중학생 8

명 중 약 1명 즉 150만 명이 현재 사용자였다. 또한, 미국 청소년의 27.5%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66%가 과일 향을, 64%가 멘톨 향을(중복응답) 사용한다고 응답했다(CDC, 

2019). 우리나라에서는 멘톨 담배가 청소년, 여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김희진 등, 2016). 

 King 등(2014)은 미국 중·고등학생에서 가향 소형 시가(flavoured little 

cigar)와 궐련 사용이 금연 의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는 청

소년에 대한 궐련 및 시가 제품 연구였다. Smith 등(2016)은 미국 성인 대상 

전화 설문조사에서 비궐련담배(Non-cigarette tobacco, NCT) 제품 사용자들

의 금연 의향이 낮아졌음을 보고하였으나, NCT에는 전자담배 외에 물담배, 

스누즈, 시가, 소형 시가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담배제품 사용 양상으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분명히 알기 어렵다. 

 또한 여러 담배 제품에 대한 다중사용 행동은 담배제품 사용 양상에 대한 분

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018년 제14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에 참여한 6만40명의 중·고등학생을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를 흡연하던 청소

년은 금연을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보지만, 금연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실제로 3종 담배를 모두 경험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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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은 일반담배만 피운 청소년에 비해 금연할 오즈비가 유의하게 낮았다

(Kang et al. 2020).

 이와 같이 주로 청소년 연구에서 궐련담배 가향 사용 또는 담배제품 다중 사

용이 금연시도를 저해하였다고 보고되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향 액상’ 

사용 여부와 금연 시도의 관련성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연

구에서는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전자담배 금연시도의 관련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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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19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인 ‘바이오마커와 환경 시

료를 활용한 직간접 흡연 노출평가 연구 자료’(연구책임자: 순천향대학교 김성

렬 교수)를 활용하여 2019년 흡연자들의 흡연행태를 분석하여 연구 참여자의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연

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건강행동 특성, 금연시도와 금연의향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액상형 전자제품 사용자의 가향제품 사용 양상을 파

악하고 그에 따른 금연시도 양상을 파악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액상형 전자

담배 사용자의 가향담배 사용과 금연시도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

용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건강행동 특성을 파

악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 중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가향제품 사용 양상 및 액

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금연시도 양상을 파악한다.

 셋째,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전자담배 금연시도의 독립적인 관련성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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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양상에 대한 논란 

 대부분의 전자담배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다. 니코틴

은 중독성이 강하고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발달하는 청소년의 뇌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전자담배의 에어로졸에는 니코틴 외에 신체에 해로

운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다(CDC, 2016). 전자담배 액상 중 발암물질인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abacco-specific nitrosamines),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을 

검출되었다(US FDA, 2009). 

 2019년 8월 이후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중증 폐 질환 및 사망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증상으로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

슴 통증)과 일부 소화기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증상(피로감, 발

열, 체중감소)이 보고되었다. 이에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규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등을 권고하였다(CDC, 2019).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s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E-cigarette or vaping 

associated lung injury, EVALI)이 2019년 9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 이후 2020년 2월 18일까지 2,807건이 발생하였으며, 사망사례가 68건

으로 보고되었다(CDC, 2020).

 국내에서도 2019년 9월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체 권고하고 10월 23

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 7 -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 성분 분석 결

과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etraHydroCannabinol, THC), 비타민 E 아세

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_펜탄디온) 등 7개 성분을 분석

한 결과 대마유래성분(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제품

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 

물질이 검출되었다(보건복지부, 2019). 

 이러한 분석은 폐 손상 의심물질로 보고된 비타민 E 아세테이트와 THC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EVALI)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미국의 

보고(Blount et al., 2020)를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16개

주 EVALI 환자 51명(확진 환자 25명, 의심 환자 26명)과 2015년 시작된 흡

연 관련 연구에 참여 중인 99명의 건강한 비교군에서 수집한 기관지 폐포 세

척액(bronchoalveolar-lavage (BAL) fluid)을 분석해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식물성 오일, 중쇄사슬지방산 오일, 코코넛 오일, 석유 증류물 및 희석용 테르

펜 등 주요 독성물질을 측정한 결과, 51명 EVALI 환자 중 48명(94%)의 

BAL 세척액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검출된 반면, 건강한 비교군(일반담

배 및 전자담배 흡연자 포함)에서는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역학

조사군에서는 50명 중 47명(94%)에서 THC 또는 그 대사물질이 BAL 세척액

에서 확인되거나 발병 90일 이내 THC 제품 사용이 보고되었다. 니코틴 또는 

그 대사물은 47명 중 30명(64%)에서 추적되었다(Blount et al., 2020; CDC, 

2020).

 국내의 액상형 전자담배 총 13개 제품에서 미국의 식품의약국(FDA) 검사 결

과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인 0.1~8.4ppm(mg/kg)의 범위가 검출되었다. 미

국 CDC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

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비타민E 아세테이트 임의첨가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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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금지 추가 권고하였다.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결과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에 대해서도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

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되었다. 흡입시 폐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디아세틸, 아세토인은 이미 영국에서는 2016년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담배의 정의 확대 법안, 담배 성분 제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보건복지부, 2019). 

  전자담배는 건강한 담배이며 금단 증상 없이 금연을 도와주는 제품이라는 

등 잘못된 건강 정보의 만연은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이다(Lee, 2011).

 그러나 금연에 대한 전자담배의 영향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다.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되었으며(Grana, Benowitz 

and Glantz, 2014), 20개의 코호트 연구와 무작위대조군 연구를 분석한 

2016년의 메타분석 결과에선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대조군에 비해 금연 성

공률이 28%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으나, 금연에 관심이 있는 대상 연구로 한정

한 경우에는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우 금연 성공률은 14% 감소했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Kalkhoran and Glantz, 2016). 2019년 발표된 무작위 

대조군 시험연구에서는 전자담배군과 니코틴보충요법(nicotine replacement 

therapy, NRT)군에 동일한 행동지지 요법을 실행했을 때, 전자담배군에서 1

년 금연율이 더 높았다(18.0%, NRT군 9.9%)(Hajek et al., 2019).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왔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많은 성인들이 금연을 시도하기 위해 전자 담배를 사용하

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 전자담배 흡연자는 담배를 끊는 대신 이중

사용(dual user) 행동을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Miller CR et al., 2020). 

 특히 신종담배와 주요 질환에 대한 장기적 영향 연구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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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향담배의 유해성

 

 가향담배(flavored tobacco)는 담배 제품에 특유의 독특하고 매캐한 향 대신 

향 대신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설탕 및 감미료(포도당, 당밀, 벌꿀 등), 멘

톨, 바닐린, 계피, 생강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담배 제품이다. 

 가향담배의 일종인 캡슐 담배는 필터에 캡슐의 형태로 멘톨 등 향기 첨가된 

담배이다. 2017년 1월 국내에서 시판되는 캡슐 담배 29종에 사용되는 33종 

캡슐들의 성분을 정량분석한 결과 총 128종의 가향물질이 검출되었으며, 대부

분 맛과 향을 내는 가향성분으로 밝혀졌다(보건복지부, 2017).

 가향성분은 담배의 맛, 향 등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며, 담배 연기의 목 넘김을 부드

럽게 해서 청소년, 여성 등의 흡연 시작을 용이하게 하고, 담배 연기의 흡입을 

더 깊게 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에

서 규제 관리되고 있다.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용액이나 전자담배용 담배(궐련)에 향료를 첨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전자담배에서 검출된 대표적인 가향물질로는 바닐라향을 내

는 바닐린(vanillin), 박하향을 내는 멘톨(menthol), 계피향 향료인 에틸시네메

이트(ethyl cinemate) 등과 카페인도 검출되었다(Hadwiger et al., 2010).  

 가향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2016년 현재 흡연자 중 36.6%는 멘톨담배 사용, 

특히 18~24세의 젊은 연령층과 여성에서 멘톨담배 사용이 높았다(김희진 등, 

2016). 미국 청소년 흡연 경험자 중 처음 사용한 담배가 가향제품인 경우는 

80.8%, 최근 30일 동안 흡연자 중 79.8%는 가향제품을 사용하였다  

(Ambrose et al., 2015). 2014년 캐나다 Youth Smoking survey 자료에서 

최근 30일 동안 흡연한 청소년 중 52%는 가향담배제품을 사용하였다

(Minaker et al., 2014). 

 2016년 질병관리본부는 13~39세 청소년 및 청년층 9,063명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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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향담배 사용실태조사에서 13~39세의 젊은 현재 흡연자 중 65% 정도는 가

향담배를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흡연시작 연령에 해당하는 젊은 층과 여성의 

사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도(한두 모금 피움)한 경우 일반담배에 비해 현재 흡연

자일 확률은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시도 및 지속에 미치는 영향으

로, 가향담배를 선택하는 이유가 향이 마음에 들어서, 신체적 불편함(기침, 목 

이물감)을 없애서, 냄새를 없애줘서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가향담배가 

흡연시도를 쉽게 하고 흡연 유인의 효과가 있었다(김희진, 2016). 

 다양한 가향물질들은 담배의 고유한 매캐한 향을 감추며 흡연자가 담배연기

가 폐와 기관지에 주는 해악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게 둔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가향 담배로 인한 흡연의 증가는 담배의 독성과 중독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01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멘톨을 

포함한 모든 가향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다(최은창, 2018).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제9조, 제10조 이행 가이드라인에서, 당사국

은 담배제품의 맛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WHO FCTC, 2012). 

 2019년 미국 NYTS(National Youth Tobacco Survey)의 자료에 의하면, 미

국 620만 명의 중·고등학생 즉 고등학생의 27.5%와 중학생의 10.5%가 전자

담배를 사용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현재 흡연하는 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

에 가까운 430만 명이 가향 담배 제품을 사용했다. 전자담배를 사용해 본 적

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조사에서, 호기심(55.3%), 친구나 가족이 사용

(30.8%), 민트, 사탕, 과일, 초코렛과 같은 가향 때문(22.4%)이 사용 이유로, 

가향은 전자담배 사용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하였다(CDC,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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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액상형 전자담배와 가향제품 규제 현황

 전자담배 규제정책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으나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니코틴을 포함하는 전자담배는 담배제

품으로 규정되며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내 

공공장소 및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19세 미만 청소년

에 대한 판매도 금지되어 있다. 경고문구도 전자담배에 해당하는 형태로 반드

시 부착되어야 하며, 전자담배가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키고 유해물질

이 포함되어 있음이 표기되어야 한다.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에 담배세를 부

과하여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철민, 2020).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16년 8월에 FDA가 전자담배의 제조, 수입, 포

장, 광고, 판매 등에 이른 모든 과정을 관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매하려는 전자담배는 의약품으로 규제되고 이에 따른 

FDA의 제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담배를 청소년

에게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고 자동판매기 또한 성인만 출입하는 곳에만 설치

할 수 있다. 2015년 발효된 법령에 따라, 전자담배의 포장은 아이들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어린이 보호장치를 적용시켜야 한다(이철민, 2020). 

 전자담배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해오고 있던 뉴질랜드는 2018년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가 뉴질랜드 보건성을 상태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자담배 또한 일

반담배에 준한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후, 전자담배의 수입과 

판매에 대한 규제는 변화되었다. 하지만,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처럼 청소년에 

대한 판매와 광고가 금지되고,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은 전자담배도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 일반담배에 대한 금연구역 정책이 

전자담배에 대해선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법을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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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자담배 또한 금연구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다(이

철민, 2020).

 WHO는 비흡연자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담배 마케팅을 중단할 것

을 권유하고, 전자담배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도 최소

화할 것을 권유한다. 한편 전자담배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홍보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노력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WHO, 2016). 

 국내에서 향후 담배규제정책의 과제로는, 모든 종류의 담배제품에 대한 담뱃

세 인상, 모든 담배제품에 대한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 및 강화, 그리고 광고 

및 마케팅 금지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에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

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표기함에 있어, 전자담배에도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

(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이성규, 김진영, 2020).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가향물질이라 하였고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가향물질의 ‘첨가’를 금지하는 규제가 아니므로 FCTC 제9조 권고사항에 부합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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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틀)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자료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담배제품별 흡연양상을 파악한 후 단독사

용, 이중사용, 다중사용자의 제품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군

과 비사용군으로 나누어 금연의향과 금연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액

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가향담배사용과 금연시도와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

고자 한다.

독립변수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종속변수

 액상형 전자담배 가향   
  제품 사용 여부

액상전자담배 금연시도

일반담배 금연시도

X2 test

인구사회학적요인 건강행동요인 전자담배사용요인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월평균 가구 총수입

음주 빈도

주관적건강상태

스트레스

흡연량

단독사용

이중사용

삼중사용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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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질병관리본부 ‘바이오마커와 환경 시료를 활용한 직·간접  

흡연 노출 평가 연구’(김성렬, 2019)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

은 단면연구 디자인 하에서 편의 추출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흡연자 

3,004명(일부 비흡연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한 대상자 등은 공공정

보지 광고, 배너 광고, 유인물 등을 통해 병원 및 공공장소 등에서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성인 남, 여 흡연자로서, 3,004명 중 1,900명은 갤럽이 보유한 

패널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시행되었다. 설문의 조사 자료는 2019년 3

월~4월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하여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궐

련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 및 다중 사용자를 포함하여 담배제품 유형별 사용

자 행태조사, 인구학적 특성, 흡연 형태 등을 조사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위

의 자료 중 개인 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하지 않은 자료를 이

차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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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1)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한 달 동안 피운 적이 있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가향 제품 사용 여부로 지정하였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향은 ‘사용

해 본 전자담배 첨가향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9가지 향을 제시하였

다. 향의 종류로는 무향, 담배향(토트시가), 멘톨(박하향), 버터 또는 크림향, 

커피향, 시나몬(계피향), 과일향, 초콜렛향, 기타향으로 구분된다. 

 독립 변수에 쓰이는 가향 제품의 구분은 3가지로 분류하였다. 

무향과 담배향(토트시가)은 가향 비사용으로 지정하였으며, 멘톨(박하향) 가향 

사용과 멘톨 이외의 가향(버터 또는 크림향, 커피향, 시나몬(계피향), 과일향, 

초콜렛향, 기타향) 사용으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수인 가향(멘톨)사용, 가향(멘톨 이외의 향)사용, 가향 비사용에 따른 

종속변수의 관련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시도, 일반담배 금연시도로 지정하였다.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시도의 정의는 ‘최근 1년 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끊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지정하여 분석한 값이다.

 일반담배 금연시도의 정의는 ‘최근 1년 동안 일반담배를 끊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지정하여 분석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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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혼란변수   

 혼란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

학적 요인, 건강행동 요인, 전자담배 사용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인구 사회학

적 특성은 성별, 연령, 지역, 최종학력, 월평균 가구 총 수입, 혼인 여부, 직업 

등을 파악한다. 연구 대상자의 건강행동 요인으로는 음주 빈도, 주관적 건강 

상태, 생활 중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 지난 1년 중 2주 이상 슬픔 또는 절

망감을 느낀 경험 유무 등을 분석하였다. 

 전자담배 사용 요인으로는 액상형 전자담배 평균 사용 빈도, 하루 평균 액상

형 전자담배 사용 횟수, 한번 사용 시 흡입 횟수, 아침에 일어나 첫 액상형 전

자담배를 피우는 시점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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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질병관리본부 정책 연구 자료로써 ‘바이오마커와 환

경시료를 활용한 직·간접 흡연노출 평가 연구’(김성렬, 2019)에 사용되었던 설

문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AS 9.4 Version 을 이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건강행동 특성, 전자담배 사용 특성을 확

인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가향 향 제품 사용 양상, 담배제품별 금연

의향과 금연시도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로서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 건강행동 특성, 전자담배 사용 특성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가향 향 제품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PROC SURVEYFREQ)을 실시하였다.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혼란변수를 통제한 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가향

제품 사용과 금연시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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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는 총 3,004명으로 남자는 2,275명, 여자는 729명이었다. 담배

제품별 현재 사용 분율은 과거/비흡연자 5.6%(167명), 단독사용 47.2%(1,419

명), 이중사용 35.8%(1,075명), 삼중사용 11.4%(343명)이었다. 

 성별 담배제품별 현재 사용 분율을 살펴보면, 일반담배의 단독사용에서 남자

는 27.3%(621명)이며, 여자는 14.4%(105명)이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사

용에서 여자의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단독사용 10.6%(77명)보다 1.3% 높게 

나왔다. 담배제품별 이중사용에서 남자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이중

사용이 14.3%(326명)으로 많았다. 여자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

배의 이중사용이 14%(102명)으로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이중사용 

9.9.%(72명)보다 많았다. 삼중사용의 경우 남자는 10.7%(244명)이며, 여자는 

13.6%(99명)이었다(표 1).    

표 1. 연구 참여자의 흡연 양상 특성 - 성별 담배제품별 현재 사용 분율(n=3,004)

과거/

비흡

연자

단독사용 이중사용
삼중

사용

계

N(%)
일반

담배
액상형 궐련형

일반+

액상

액상+

궐련

일반+

궐련

남
56 621 229 300 298 201 326 244 2,031

(2.46) (27.3) (10.1) (13.2) (13.1) (8.8) (14.3) (10.7) (100)

여
111 105 87 77 76 102 72 99 630

(15.2) (14.4) (11.9) (10.6) (10.4) (14.0) (9.9) (13.6) (86.4

계
167 726 316 377 374 303 398 343 2,661

(5.6) (24.2) (10.5) (12.5) (12.4) (10.1) (13.3) (1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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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총 3,004명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1,336명이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남자는 972명이며, 여자는 364명이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30대가 31.8%(425명)으로 

많이 높았고, 남자 29.3%(290명), 여자 37.1%(135명)을 차지했다. 기타 시지

역에 비해 광역시에 거주하는 군이 70.8%(946명)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많이 

사용하였다. 최종학력에서는 대학교 재학이나 졸업한 군이 71.5%(355명)을 

차지하였다. 월평균 가구 총수입에서 500~800만원 미만의 소득자들이 

36.5%(488명), 300~500만원 미만 소득자가 33.6%(449명)였다.  직업군에서

는 경영, 사무, 금융, 보험직이 33%(441명)로 많았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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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1,336)

특
성 구분 범주

전체(N=1,336) 남(N=972) 여(N=364)     

N
Weight

ed
(%)

N
Weigh

ted
(%)

N
Weight

ed
(%)

인

구

사

회

학

적

특

성

연령 20대 244 (18.3) 175 (18.0) 69 (19.0)

30대 425 (31.8) 290 (29.8) 135 (37.1)

40대 370 (27.7) 275 (28.3) 95 (26.1)

50대 251 (18.8) 196 (20.2) 55 (15.1)

60대 46 (3.4) 36 (3.7) 10 (2.7)

지역 광역시(서울,부산,대구,대전
,인천,울산,광주)

946 (70.8) 684 (70.4) 262 (72.0)

기타 시지역 362 (27.1) 271 (27.9) 91 (25.0)

군 지역 28 (2.1) 17 (1.7) 11 (3.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이하 3 (0.2) 3 (0.3) 0 (0.0)

중학교 졸업대학원 15 (1.1) 10 (1.0) 5 (1.4)

고등학교 졸업 209 (15.6) 143 (14.7) 66 (18.1)

대학교 재학/졸업 955 (71.5) 699 (72.0) 256 (70.3)

대학원 재학 이상 154 (11.5) 117 (12.0) 37 (10.2)

월평균 

가구 총 

수입

100만원 미만 12 (0.9) 9 (0.9) 3 (0.8)

100~299만원 158 (11.8) 111 (11.4) 47 (13.0)

300~499만원 449 (33.6) 324 (33.3) 125 (34.3)

500~799만원 488 (36.5) 360 (37.0) 128 (35.1)

800만원이상 217 (16.2) 158 (16.3) 59 (16.2)

소득없음 12 (0.9) 10 (1.0) 2 (0.6)

혼인여부 미혼 588 (44.0) 427 (43.9) 161 (44.2)

기혼(사실혼 포함) 723 (54.1) 530 (54.5) 193 (53.0)

이혼/별거 20 (1.5) 10 (1.0) 10 (2.8)

사별 5 (0.4) 5 (0.5) 0 (0.0)

직업 경영,사무,금융,보험직 441 (33.0) 320 (32.9) 121 (33.2)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133 (10.0) 113 (11.63
)

20 (5.5)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
방직 86 (6.4) 51 (5.3) 35 (9.6)

군인 22 (1.7) 20 (2.1) 2 (0.6)

보건의료직 50 (3.7) 34 (3.5) 16 (4.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8 (5.1) 36 (3.7) 32 (8.8)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
소직 58 (4.3) 32 (3.3) 26 (7.1)

영업,판매,운전,운송직 185 (13.9) 153 (15.7) 32 (8.8)

건설, 채굴직 42 (3.1) 39 (4.0) 3 (0.8)

설치,정비,생산직 82 (6.1) 74 (7.6) 8 (2.2)

농립,어업직 6 (0.5) 5 (0.5) 1 (0.3)

일을 하지 않음(최근 
일주일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하지 않음)

163 (12.2) 95 (9.8) 68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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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건강행동 특성을 살펴보면, 음주 빈도수는 한 달

에 2~4번 정도 마시는 군이 36.2%(483명),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25.8%(345명)였다. 혈압약 복용 여부는 12.4%(165명)이 ‘예’라고 답했고, 당

뇨병 약물 복용 여부는 7.3%(98명)이 ‘예’라고 답했으며, 고지혈증약 복용은 

8.6%(115명)였다. 뇌졸중 진단 여부에서 3.7%(50명), 협심증 및 심근경색 진

단여부에서 4.4%(59명)이 진단을 받았다. 암 치료 여부에서 4.6%(62명)이 

‘예’라고 답했다. 

 1년 중 3개월 이상 거의 매일 기침을 한 경험 유무에서 12.4%(165명)이 기

침을 한 경험이 있으며, 13.2%(176명)이 1년 중 연속 3개월 이상 거의 매일 

가래를 경험하였다. 

 평소 건강상태는 ‘보통’ 56.1%(750명), ‘좋음’ 27.7%(370명)이었다. 생활 중 

스트레스의 정도를 ‘조금 느끼는 편이다’ 46.3%(619명), ‘많이 느끼는 편이다’ 

40.3%(538명)라고 응답하였다. 

 지난 1년 중 2주 이상 슬픔 또는 절망감을 느낀 경험은 16.7%(223명)이었

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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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건강행동 특성(n=1,366) 

특
성 구분 범주

전체(N=1,336) 남(N=972) 여(N=364)

N
Weight

ed
(%)

N
Weigh

ted
(%)

N
Weigh

ted
(%)

건

강

행

동

특

성

음주 빈도 수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74 (5.5) 47 (4.8) 27 (7.4)

1달에 1번 미만 149 (11.1) 102 (10.5) 47 (12.9)

한달에 1번 정도 192 (14.4) 130 (13.4) 62 (17.0)

한달에 2~4번 정도 483 (36.2) 356 (36.6) 127 (34.9)

일주일에 2~3번 정도 345 (25.8) 269 (27.7) 76 (20.9)

일주일에 4번 이상 93 (7.0) 68 (7.0) 25 (6.9)

혈압약 복용 여부 예 165 (12.4) 126 (13.0) 39 (10.7)

아니오 1171 (87.6) 846 (87.0) 325 (89.3)

당뇨약 복용 여부 예 98 (7.3) 65 (6.7) 33 (9.1)

아니오 1238 (92.7) 907 (93.3) 331 (90.9)

고지혈증약 복용 여부 예 115 (8.6) 90 (9.3) 25 (6.9)

아니오 1121 (91.4) 882 (90.7) 339 (93.1)

뇌졸중 진단 여부 예 50 (3.7) 31 (3.2) 19 (5.2)

아니오 1286 (96.3) 941 (96.8) 345 (94.8)

협심증 및 심근경색 
진단 여부

예 59 (4.4) 39 (4.0) 20 (5.5)

아니오 1277 (95.6) 933 (96.0) 344 (94.5)

암 치료 여부 예 62 (4.6) 34 (3.5) 28 (7.7)

아니오 1274 (95.4) 938 (96.5) 336 (92.3)

1년 중 3개월 이상 
거의 매일 기침을 한 
경험 유무

예 165 (12.4) 115 (11.8) 50 (13.7)

아니오 1101 (82.4) 809 (83.2) 292 (80.2)

모르겠다 70 (5.2) 48 (4.9) 22 (6.0)

1년 중 연속 3개월 
이상 거의 매일 
가래가 나온 경험 
유무

예 176 (13.2) 131 (13.5) 45 (12.4)

아니오 1076 (80.5) 790 (81.3) 286 (78.6)

모르겠다 84 (6.3) 51 (5.2) 33 (9.0)

평소 건강 상태 매우 좋음 69 (5.2) 50 (5.1) 19 (5.2)

좋음 370 (27.7) 286 (29.4) 84 (23.1)

보통 750 (56.1) 531 (54.6) 219 (60.2)

나쁨 136 (10.2) 99 (10.2) 37 (10.2)

매우 나쁨 11 (0.8) 6 (0.6) 5 (1.4)

생활 중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

대단히 많이 느낀다 122 (9.1) 76 (7.8) 46 (12.6)

많이 느끼는 편이다 538 (40.3) 384 (39.5) 154 (42.3)

조금 느끼는 편이다 619 (46.3) 464 (47.7) 155 (42.6)

거의 느끼지 않는다 57 (4.3) 48 (4.9) 9 (2.5)

지난 1년 중 2주이상 
슬픔 또는 절망감을 
느낀 경험 유무

예 223 (16.7) 126 (13.0) 97 (26.7)

아니오 1113 (83.3) 846 (87.0) 267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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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전자담배사용 특성을 살펴보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빈도는 ‘매일’ 96.0%(481명), ‘주 1회 이상’ 34.5%(461명)으로 남자는 

‘매일’ 40%(389명) 사용군에서 높게 나온데 비해 여자는 ‘주 1회 이상’ 사용

군에서 39.8%(145명)으로 높게 나왔다. 아침에 일어나 첫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시점은 1시간 이후가 42.7%(570명)으로 많았다. 

 사용 중인 전자담배 액상구매방법은 전자담배 판매점이 61.7%(195명), 온라

인 22.5%(71명)을 차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단독사용은 23.7%(316명), 이중사용에서 일반담

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28%(374명),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22.7%(303명), 3종 모두 사용자 25.7%(343명)였다. 담배유형에서 남자의 경

우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이중사용이 30.7%(298명)로 많았으며, 여자

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이중사용이 28%(102명)으로 삼

중 사용 27.2%(99명), 단독사용 23.9%(87명) 보다 많았다. 

 하루 평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횟수는 5.7번±7.8, 한번 사용 시 흡입 횟수

는 8.1회±5.7였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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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전자담배사용 특성(n=1,336) 

특
성 구분 범주

전체(N=1,336) 남(N=972) 여(N=364)     

N
Weighte

d
(%)

N
Weight

ed
(%)

N
Weight

ed
(%)

전

자

담

배

사

용

특

성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빈도 매일 481 (96.0) 389 (40.0) 92 (25.3)

주 1회 이상 461 (34.5) 316 (32.5) 145 (39.8)

월 1회 이상 185 (13.8) 125 (12.9) 60 (16.5)

월 1회 미만 204 (15.3) 138 (14.2) 66 (18.1)

아침에 일어나 첫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시점

5분이내 201 (15.0) 126 (13.0) 75 (20.6)

6~30분이내 355 (26.6) 268 (27.6) 87 (23.9)

31분~1시간이내 210 (15.7) 161 (16.6) 49 (13.5)

1시간이후 570 (42.7) 417 (42.9) 153 (42.0)

사용중인 전자담배 
액상구매방법(w5)

전자담배 판매점 195 (61.7) 140 (61.1) 55 (63.2)

전자담배 판매점 
이외의 오프라인 
상점

24 (7.6) 15 (6.5) 9 (10.3)

온라인 71 (22.5) 55 (24.0) 16 (18.4)

해외직구 9 (2.8) 8 (3.5) 1 (1.2)

친구나 아는 사람을 
통해 16 (5.1) 10 (4.4) 6 (11.1)

기타 1 (0.3) 1 (0.3) 0 (37.5)

담배유형(HS1)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316 (23.7) 229 (23.6) 87 (23.9)

일반담배+액상형 374 (28.0) 298 (30.7) 76 (20.9)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303 (22.7) 201 (20.7) 102 (28.0)

3종 사용자 343 (25.7) 244 (25.1) 99 (27.2)

액상형 전자담배 
종류

펜형 충전식 907 (67.8) 655 (67.3) 252 (69.2)

모드(MOD) 346 (25.8) 257 (26.4) 89 (24.4)

일회용 156 (11.6) 99 (10.1) 57 (15.6)

금연시도 예

아니오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하루 평균 액상형 
전자 담배 사용 
횟수

번 5.7 7.8 6.4 8.4 3.8 5.9

한번 사용시 흡입 
횟수 회 8.1 5.7 8.9 6.1 6.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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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담배제품 사용 양상에 따른 인구사

회학적, 건강행동, 전자담배사용 특성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1,336명의 담배제품 단독사용, 이중사용, 삼중사용

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건강행동, 전자담배사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1,336명의 담배제품 사용 양상에 따르면, 액상형 전

자담배 단독사용 316명, 일반담배+액상형 전자담배 이중사용 374명,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 이중사용 303명, 삼중사용자는 343명이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담배제품 사용 양상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일반+액상형 전자담배 이중사용에서 30.6%(298명)로 

많았으며, 여자의 경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이중사용에서 28.0%(102명)

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연령에서는 30대가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사용 

25.4%(108명), 삼중사용 25.4%(108명)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광역시에 거

주하는 군이 일반+액상형 전자담배 이중사용 27.4%(259명)였다.

 최종학력에서는 대학교 재학/졸업군에서 일반+액상형 전자담배 이중사용이 

28.2%(269명)을 차지하였다. 월평균 가구 총 수입에서 500~800만원 미만의 

소득자들이 삼중사용자에서 27.7%(135명)을 차지하였다. 직업군에서는 경영, 

사무, 금융, 보험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삼중사용자에서 33.3%(147명)였다

(표 5).



- 26 -

표 5.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담배제품 사용 양상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N=1,336)

특
성 구분 범주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사용
(N=316)

일반+액상
이중사용
(N=374)

액상+궐련
이중사용
(N=303)

삼중사용
(N= 343)

N
Weig
hted 
%

N Weight
ed % N Weigh

ted % N Weigh
ted %

P value

인

구

사

회

학

적

특

성

성별 남 229 (23.6) 298 (30.6) 201 (20.7) 244 (25.1) 0.0012

여 87 (23.9) 76 (20.9) 102 (28.0) 99 (27.2)

연령 20대 72 (29.5) 75 (30.7) 39 (16.0) 58 (23.8) 0.0001

30대 108 (25.4) 104 (24.5) 105 (24.7) 108 (25.4)

40대 82 (22.1) 92 (24.9) 98 (26.5) 98 (26.5)

50대 48 (19.1) 90 (35.8) 56 (22.3) 57 (22.7)

60대 6 (13.0) 13 (28.3) 5 (10.9) 22 (47.8)

지역 광역시(서울,부산,대구
,대전,인천,울산,광주) 227 (24.0) 259 (27.4) 212 (22.4) 248 (26.2) 0.8587

기타 시지역 85 (23.5) 107 (29.6) 83 (22.9) 87 (24.0)

군 지역 4 (14.3) 8 (28.6) 8 (28.6) 8 (28.5)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이하 1 (33.3) 0 (0.0) 0 (0.0) 2 (66.7) 0.0041

중학교 졸업대학원 2 (13.3) 3 (20.0) 6 (40.0) 4 (26.7)

고등학교 졸업 62 (26.7) 71 (33.9) 37 (17.7) 39 (18.7)

대학교 재학/졸업 221 (23.1) 269 (28.2) 213 (22.3) 252 (26.4)

대학원 재학 이상 30 (19.5) 31 (20.1) 47 (30.5) 46 (29.9)

월평균 

가구 총 

수입

100만원 미만 2 (18.7) 3 (25.0) 2 (16.7) 5 (41.6) 0.1502

100~299만원 35 (21.1) 51 (32.3) 44 (27.9) 28 (17.7)

300~499만원 106 (23.6) 125 (27.8) 103 (22.9) 115 (25.6)

500~799만원 130 (26.6) 123 (25.2) 100 (20.5) 135 (27.7)

800만원이상 40 (18.4) 66 (30.4) 52 (24.0) 59 (27.2)

소득없음 3 (25.0) 6 (50.0) 2 (16.7) 1 (8.3)

혼인여

부

미혼 160 (27.2) 178 (30.3) 117 (19.9) 133 (22.6) 0.0121

기혼(사실혼 포함) 150 (20.7) 186 (25.7) 181 (25.0) 206 (28.5)

이혼/별거 5 (25.0) 8 (40.0) 5 (25.0) 2 (10.0)

사별 1 (20.0) 2 (40.0) 0 (0.0) 2 (40.0)

직업 경영,사무,금융,보험직 88 (19.9) 109 (24.7) 97 (22.0) 147 (33.3) <.000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25 (18.8) 31 (23.3) 36 (27.1) 41 (30.8)

교육,법률,사회복지,경
찰,소방직 17 (19.8) 17 (19.8) 34 (39.5) 18 (20.9)

군인 4 (18.2) 13 (29.1) 0 (0.0) 5 (22.7)

보건의료직 4 (8.0) 16 (32.0) 18 (36.0) 12 (24.0)

예술,디자인,방송,스포
츠직

24 (35.3) 16 (23.5) 19 (27.9) 9 (13.2)

미용,여행,숙박,음식,경
비,청소직 10 (17.2) 19 (32.7) 15 (25.8) 14 (24.1)

영업,판매,운전,운송직 75 (40.5) 51 (27.6) 33 (17.8) 26 (14.1)

건설, 채굴직 8 (19.1) 18 (42.9) 7 (16.6) 9 (21.4)

설치,정비,생산직 19 (23.2) 30 (36.6) 16 (19.5) 17 (20.7)

농립,어업직 0 (0.0) 1 (16.7) 1 (16.7) 4 (66.6)

일을 하지 않음(최근 
일주일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하지 않음)

42 (25.8) 53 (32.5) 27 (16.5) 41 (25.2)

 

Chi-squ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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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담배제품 사용 양상에 따른 건강행동 특성을 살펴

보면, 음주 빈도수는 한 달에 2~4번 정도 마시는 군이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에서 27.7%(134명), 삼중사용에서 26.3%(127명)을 차지하였다. 혈압약 

복용 여부는 삼중사용자에서 33.3%(55명)이 ‘예’라고 답했고, 당뇨병 약물 복

용은 일반+액상형 전자담배 이중사용에서 31.6%(31명), 삼중사용에서 

31.6%(31명)이 ‘예’라고 답하였다. 고지혈증약 복용은 삼중사용에서 

33.1%(38명)이었다. 뇌졸중 진단 여부는 삼중사용에서 34.0%(17명), 협심증 

및 심근경색 진단 여부는 액상형+궐련형 이중사용에서 32.2%(19명)이 ‘예’라

고 답하였다. 암 치료 여부 일반+액상형 이중사용에서 33.8%(21명)였다. 

 1년 중 3개월 이상 거의 매일 기침을 한 경험 유무에서 삼중사용에서  

40.6%(67명)이 기침을 한 경험이 있으며, 1년 중 연속 3개월 이상 거의 매일 

가래가 나온 경험 유무에서 삼중사용자의 36.9%(65명)가 가래를 경험하였다. 

 평소 건강 상태를 일반+액상형 전자담배 이중사용에서 28.1%(211명)가 ‘보

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생활 중 스트레스의 정도를 일반+액상형 전자담배 이

중사용에서 30.7%(190명)가 ‘조금 느끼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표 6).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담배제품 사용 양상에 따른 전자담배사용 특성을 

살펴보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빈도는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사용에서

58.2%(181명)이 ‘매일’ 사용하였다.  

 아침에 일어나 첫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시점은 1시간 이후가 일반+액

상형 전자담배 이중사용에서 49.7%(186명), 삼중사용자에서 42.8%(147명)으

로 많았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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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담배제품 사용 양상에 따른 건강행동 특성(N=1.336)

특
성 구분 범주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사용
(N=316)

일반+액상
이중사용
(N=374)

액상+궐련
이중사용
(N=303)

삼중사용
(N= 343)

N
Weight

ed
(%)

N
Weigh

ted
(%)

N
Weigh

ted
(%)

N
Weigh

ted
(%)

P value

건

강

행

동

특

성

음주 빈도 수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19 (25.7) 26 (35.1) 14 (18.9) 15 (20.3) 0.0112

1달에 1번 미만 27 (18.1) 45 (30.2) 44 (29.5) 33 (22.2)

한달에 1번 
정도 39 (20.3) 49 (25.5) 57 (29.7) 47 (24.5)

한달에 2~4번 
정도 134 (27.7) 120 (24.9) 102 (21.1) 127 (26.3)

일주일에 2~3번 
정도 79 (22.9) 96 (27.8) 71 (20.6) 99 (28.7)

일주일에 4번 
이상

18 (19.3) 38 (40.9) 15 (16.1) 22 (23.7)

혈압약 복용 
여부

예 23 (13.9) 47 (28.5) 40 (24.3) 55 (33.3) 0.0073

아니오 293 (25.0) 327 (27.9) 263 (22.5) 288 (24.6)

당뇨약 복용 
여부

예 8 (8.2) 31 (31.6) 28 (28.6) 31 (31.6) 0.0025

아니오 308 (24.9) 343 (27.7) 275 (22.2) 312 (25.2)

고지혈증약 
복용 여부

예 19 (16.5) 30 (26.1) 28 (24.3) 38 (33.1) 0.1280

아니오 297 (24.3) 344 (28.2) 275 (22.5) 305 (25.0)

뇌졸중 진단 
여부

예 5 (10.0) 14 (28.0) 14 (28.0) 17 (34.0) 0.1048

아니오 311 (24.2) 360 (28.0) 289 (22.5) 326 (25.3)

협심증 및 
심근경색 진단 
여부

예 9 (15.2) 16 (27.1) 19 (32.2) 15 (25.4) 0.2282

아니오 307 (24.0) 358 (28.0) 284 (22.2) 328 (25.7)

암 치료 여부 예 4 (6.4) 21 (33.8) 17 (27.4) 20 (32.3) 0.0136

아니오 312 (24.5) 353 (27.7) 286 (22.5) 323 (25.3)

1년 중 3개월 
이상 거의 매일 
기침을 한 경험 
유무

예 18 (10.9) 36 (21.8) 44 (26.7) 67 (40.6) <.0001

아니오 287 (26.1) 317 (28.8) 240 (21.8) 257 (23.3)

모르겠다 11 (15.8) 21 (30.0) 19 (27.1) 19 (27.1)

1년 중 연속 
3개월 이상 
거의 매일 
가래가 나온 
경험 유무

예 20 (11.4) 50 (28.4) 41 (23.3) 65 (36.9) <.0001

아니오 283 (26.3) 294 (27.3) 241 (22.4) 258 (24.0)

모르겠다 13 (15.5) 30 (35.7) 21 (25.0) 20 (23.8)

평소 건강 상태 매우 좋음 17 (24.6) 22 (31.8) 11 (15.9) 19 (27.5) <.0001

좋음 113 (30.5) 96 (26.0) 75 (20.3) 86 (23.2)

보통 165 (22.0) 211 (28.1) 186 (24.8) 188 (25.1)

나쁨 19 (13.9) 41 (30.2) 29 (21.3) 47 (34.6)

매우 나쁨 2 (18.2) 4 (36.3) 2 (18.2) 3 (27.3)

생활 중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

대단히 많이 
느낀다 20 (16.4) 22 (18.0) 25 (20.5) 55 (45.1) <.0001

많이 느끼는 
편이다

115 (21.4) 147 (27.3) 143 (26.6) 133 (24.7)

조금 느끼는 
편이다 163 (26.3) 190 (30.7) 127 (20.5) 139 (22.5)

거의 느끼지 
않는다 18 (31.6) 15 (26.3) 8 (14.0) 16 (28.1)

지난 1년 중 
2주이상 슬픔 
또는 절망감을 
느낀 경험 유무

예 41 (18.4) 63 (28.3) 50 (22.4) 69 (30.9) 0.1093

아니오 275 (24.7) 311 (28.0) 253 (22.7) 274 (24.6)

 

Chi-squre test



- 29 -

표 7.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담배제품 사용 양상에 따른 전자담배사용 특성(N=1,336)

특
성 구분 범주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사용
(N=316)

일반+액상
이중사용
(N=374)

액상+궐련
이중사용
(N=303)

삼중사용
(N=343)

N
Weigh

ted
(%)

N
Weigh

ted
(%)

N
Weig
hted
(%)

N
Weig
hted
(%)

P value

전

자

담

배

사

용

특

성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빈도

매일 181 (58.2) 119 (31.8) 89 (29.4) 92 (26.8) <.0001

주 1회 이상 45 (14.5) 120 (32.1) 128 (42.2) 168 (49.0)

월 1회 이상 24 (7.7) 56 (15.0) 57 (18.8) 48 (14.0)

월 1회 미만 61 (19.6) 79 (21.1) 29 (9.6) 35 (10.2)

아침에 일어나 
첫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시점

5분이내 58 (18.3) 52 (13.9) 51 (16.8) 40 (11.7) 0.0216

6~30분이내 85 (26.9) 92 (24.6) 82 (27.0) 96 (28.0)

31분~1시간이내 56 (17.7) 44 (11.8) 50 (16.5) 60 (17.5)

1시간이후 117 (37.0) 186 (49.7) 120 (39.6) 147 (42.8)

액상형 
전자담배 종류 펜형 충전식(w2_1) 209 (23.0) 247 (27.2) 202 (22.3) 249 (27.5)

액상형 
전자담배 종류 모드(MOD)(w2_2) 91 (26.3) 90 (26.0) 76 (22.0) 89 (25.7)

액상형 
전자담배 종류 일회용(W2_3) 32 (20.5) 41 (26.3) 38 (24.4) 45 (28.8)

사용중인 
전자담배 
액상구매방법

전자담배 판매점 195 (61.7) - - -

전자담배 판매점 
이외의 오프라인 
상점

24 (7.6) - - -

온라인 71 (22.5) - - -

해외직구 9 (2.9) - - -

친구나 아는 
사람을 통해

16 (5.1) - - -

 Chi-squ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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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인구사회학적, 건강행동, 전자담배사

용 특성과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1,336명의 인구사회학적, 건강행동, 전자담배사용 

특성과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시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연령에서는 전체 중 30대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금연시도에서 33.6%(210명), 30대 남자 30.8%(125

명), 30대 여자 39%(85명)를 차지하였다(표 8).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건강행동 특성에서 음주 빈도수에서 한 달에 2~4

번 정도 술을 마시는 군에서 전체 38%(237명), 남자 38.4%(156명), 여자 

37.2%(81명)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시도 하였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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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시도(N=1,336) 

특
성 구분 범주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시도

전체(N=1,336) 남(N=972) 여(N=364)

N
Weight

ed
(%)

N
Weight

ed
(%)

N
Weighte

d
(%)

인

구

사

회

학

적

특

성

성별 남(n=972) 406 (65.1) 406 (65.1) - -

여(n=364) 218 (34.9) - - 218 (34.9)

연령 20대(n=244) 96 (15.4) 62 (15.3) 34 (15.6)

30대(n=425) 210 (33.6) 125 (30.8) 85 (39.0)

40대(n=370) 169 (27.1) 110 (27.1) 59 (27.1)

50대(n=251) 123 (19.7) 89 (21.9) 34 (15.6)

60대(n=46) 26 (4.2) 20 (4.9) 6 (2.7)

지역 광역시(서울,부산,대구,대전,인
천,울산,광주)(n=946) 448 (71.8) 286 (70.4) 162 (74.3)

기타 시지역(n=362) 163 (26.1) 113 (27.8) 50 (22.9)

군 지역(n=28) 13 (2.1) 7 (1.7) 6 (2.7)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이하(n=3) 1 (0.2) 1 (0.2) 0 (0.0)

중학교 졸업대학원(n=15) 8 (1.3) 6 (1.5) 2 (0.9)

고등학교 졸업(n=209) 95 (15.2) 56 (13.8) 39 (17.9)

대학교 재학/졸업(n=955) 442 (70.8) 288 (70.9) 154 (70.6)

대학원 재학 이상(n=154) 78 (12.5) 55 (13.6) 23 (10.6)

월평균 

가구 총 

수입

100만원 미만(n=12) 9 (1.4) 7 (1.7) 2 (0.9)

100~299만원(n=158) 81 (13.0) 54 (13.3) 27 (12.4)

300~499만원(n=449) 208 (33.3) 129 (31.8) 79 (36.2)

500~799만원(n=488) 226 (36.2) 144 (35.5) 82 (37.6)

800만원이상(n=217) 97 (15.5) 69 (17.0) 28 (15.5)

소득없음(n=12) 3 (0.5) 3 (0.7) 0 (0.5)

혼인여부 미혼(n=588) 257 (41.2) 171 (42.1) 86 (39.5)

기혼(사실혼 포함)(n=723) 357 (57.2) 229 (56.4) 128 (59.7)

이혼/별거(n=20) 9 (1.4) 5 (55.6) 4 (1.8)

사별(n=5) 1 (0.2) 1 (0.2) 0 (0.0)

직업 경영,사무,금융,보험직(n=441) 213 (34.1 133 (32.7 80 (36.7)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n=133) 70 (11.2 56 (13.8 14 (6.4)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
직(n=56) 47 (7.5) 28 (6.9) 19 (8.7)

군인(n=22) 4 (0.6) 4 (1.0) 0 (0.0)

보건의료직(n=50) 31 (5.0) 18 (4.4) 13 (6.0)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n=68) 33 (5.3) 14 (3.5) 19 (8.7)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직(n=58) 24 (3.9) 12 (3.0) 12 (5.5)

영업,판매,운전,운송직(n=185 60 (9.6) 46 (11.3) 14 (6.4)

건설, 채굴직(n=42) 18 (2.9) 16 (3.9) 2 (0.9)

설치,정비,생산직(n=82) 40 (6.4) 34 (9.4) 6 (2.8)

농립,어업직(n=6) 2 (0.3) 2 (0.5) 0 (0.0)

일을 하지 않음(최근 
일주일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하지 
않음)(n=163)

82 (13.1) 43 (10.6) 39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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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건강행동 특성과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시도(N=1,336)

특
성 구분 범주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시도

전체(N=1,336) 남(N=972) 여(N=364)

N
Weighte

d
(%)

N
Weighte

d
(%)

N
Weighte

d
(%)

건

강

행

동

특

성

음주 빈도 수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n=74) 37 (5.9) 17 (4.2) 20 (9.2)

1달에 1번 미만(n=149) 73 (11.7) 46 (11.3) 27 (12.4)

한달에 1번 정도(n=192) 105 (16.8) 66 (16.3) 39 (17.9)

한달에 2~4번 정도
(n=483) 237 (38.0) 156 (38.4) 81 (37.2)

일주일에 2~3번 정도
(n=345) 133 (21.3) 90 (22.2) 43 (19.7)

일주일에 4번 이상(n=93) 39 (6.3) 31 (7.6) 8 (3.7)

혈압약 복용 여부 예(n=165) 101 (16.2) 77 (19.0) 24 (11.0)

아니오(n=1171) 523 (83.8) 329 (81.0) 194 (89.0)

당뇨약 복용 여부 예(n=98) 58 (9.3) 39 (9.6) 19 (8.7)

아니오(n=1238) 566 (90.7) 367 (90.4) 199 (91.3)

고지혈증약 복용 여부 예(n=115) 68 (10.9) 53 (13.1) 15 (6.9)

아니오(n=1121) 556 (89.1) 353 (86.9) 203 (93.1)

뇌졸중 진단 여부 예(n=50) 37 (5.9) 24 (5.9) 13 (6.0)

아니오(n=1286) 587 (94.0) 382 (94.1) 205 (94.0)

협심증 및 심근경색 
진단 여부

예(n=59) 41 (6.6) 28 (6.9) 13 (6.0)

아니오(n=1277) 583 (93.4) 378 (93.1) 205 (94.0)

암 치료 여부 예(n=62) 43 (7.0) 24 (5.9) 19 (8.7)

아니오(n=1274) 581 (93.0) 382 (94.1) 199 (91.3)

1년 중 3개월 이상 거
의 매일 기침을 한 경
험 유무

예(n=165) 100 (16.0) 69 (17.0) 31 (14.2)

아니오(n=1101) 491 (78.7) 320 (78.8) 171 (78.4)

모르겠다(n=70) 33 (5.3) 17 (4.2) 16 (7.4)

1년 중 연속 3개월 이
상 거의 매일 가래가 
나온 경험 유무

예(n=176) 102 (16.4) 73 (18.0) 29 (13.3)

아니오(n=1076) 482 (77.2) 318 (78.3) 164 (75.2)

모르겠다(n=84) 40 (6.4) 15 (3.7) 25 (11.5)

평소 건강 상태 매우 좋음(n=69) 34 (5.5) 21 (5.2) 13 (5.9)

좋음(n=370) 160 (25.6) 111 (27.3) 49 (22.5)

보통(n=750) 357 (57.2) 223 (54.9) 134 (61.5)

나쁨(n=136) 66 (10.6) 46 (11.3) 20 (9.2)

매우 나쁨(n=11) 7 (1.1) 5 (1.2) 2 (0.9)

생활 중 느끼는 스트
레스의 정도

대단히 많이 느낀다
(n=122) 63 (10.1) 39 (9.6) 24 (11.0)

많이 느끼는 편이다
(n=538) 281 (45.0) 169 (41.6) 112 (51.4)

조금 느끼는 편이다
(n=619) 262 (42.0) 183 (45.1) 79 (36.2)

거의 느끼지 않는다(n=57) 18 (2.9) 15 (3.7) 3 (1.4)

지난 1년 중 2주이상 
슬픔 또는 절망감을 
느낀 경험 유무

예(n=223) 139 (22.3) 72 (17.7) 67 (30.7)

아니오(n=1113) 485 (77.7) 334 (82.3) 151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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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전자담배 사용 특성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빈

도에서 주 1회 이상 사용하는 군에서 전체 385.1%(237명), 남자 35.4%(143

명), 여자 43.1%(94명)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시도 하였다. 아침에 일어나 

첫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는 시점에서 1시간 이후 사용하는 군에서 전체 

42.8%(267명), 남자 45.3%(184명), 여자 38.1%(83명)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시도 하였다. 

 담배유형별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시도의 분포에서는 액상형+궐련형 전자담

배 이중사용군에서 전체 30.5%(190명), 남자 29.3%(119명), 여자 32.6%(71

명)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시도 하였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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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전자담배사용 특성과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시도(N=1,336)

특
성 구분 범주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시도

전체(N=1,336) 남(N=972) 여(N=364)

N
Weight

ed
(%)

N
Weighte

d
(%)

N
Weighte

d
(%)

전

자

담

배

사

용

특

성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빈도 매일(n=481) 141 (22.7) 105 (26.0) 36 (16.5)

주 1회 이상(n=461) 237 (38.1) 143 (35.4) 94 (43.1)

월 1회 이상(n=185) 117 (18.8) 74 (18.3) 43 (19.7)

월 1회 미만(n=204) 127 (20.4) 82 (20.3) 45 (20.6)

아침에 일어나 첫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시점

5분 이내(n=201) 100 (16.0) 54 (13.3) 46 (21.1)

6~30분이내(n=355) 169 (27.1) 106 (26.1) 63 (28.9)

31분~1시간이내(n=210) 88 (14.1) 62 (15.3) 26 (11.9)

1시간이후(n=570) 267 (42.8) 184 (45.3) 83 (38.1)

액상형 전자담배 종류
펜형 충전식(n=907) 413 (100) 263 (63.7) 150 (36.3)

모드(MOD)(n=346) 174 (100) 118 (67.8) 56 (32.2)

일회용(n=156) 95 (100) 55 (57.9) 40 (42.1)

사용중인 전자담배 
액상구매방법 전자담배 판매점(n=195) 77 (59.7) 46 (58.2) 31 (62.0)

전자담배 판매점 이외의 
오프라인 상점(n=24) 14 (10.8) 9 (11.4) 5 (10.0)

온라인(n=71) 27 (20.9) 15 (19.0) 12 (24.0)

해외직구(n=9) 4 (3.1) 4 (5.1) 0 (0.0)

친구나 아는 사람을 통해
(n=16) 6 (4.7) 4 (5.1) 2 (4.0)

담배유형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n=316) 129 (20.7) 79 (19.5) 50 (22.9)

일반담배+액상형(n=374) 142 (22.8) 103 (25.4) 39 (17.9)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n=303) 190 (30.5) 119 (29.3) 71 (32.6)

삼중 사용자(n=343) 105 (26.1) 105 (25.8) 58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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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별 담배제품 사용 양상과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 금연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1,336명과 액상형 전자담배 비사용자 1,501명의 

남녀 담배제품의 단독사용, 이중사용, 삼중사용에 따른 전자담배 금연시도와 

일반담배 금연시도를 분석하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1,336명중 액상형+궐련형 이중사용자의 

62.7%(190명)가 전자담배 금연시도에 “예”라고 답했다. 성별 담배제품 사용 

양상에서도 남, 녀 모두 액상형+궐련형 이중사용자에서 남 59.2%(119명), 여 

69.6%(71명)가 전자담배 금연시도에 “예”라고 답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와 비사용자 총 2,837명 중 일반담배 금연시도에서

는 삼중사용자의 69.7%(239명)이 일반담배 금연시도에 “예”라고 답했다. 성

별 담배제품 사용양상에서도 남, 녀 모두 삼중사용자에서 남 66.4%(162명), 

여 77.8%(77명)이 일반담배 금연시도에 “예”라고 답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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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성별 담배제품 사용 양상과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 금연 시도(n=2,837) 

전자담배
비사용 (n=1,501)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n=1,336)

일반담배
단독사용

N(%)

궐련형 
전자담배
단독사용

N(%)

일반+
궐련형

이중사용
N(%)

전자담배 
비사용(계)

N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사용

N(%)

일반+
액상형

이중사용
N(%)

액상형+
궐련형

이중사용
N(%)

삼중사용
N(%)

남 621 300 326 1,247 229 298 201 244

전자담배
금연시도   예   - 　-   - 　- 79(34.5) 103(34.6) 119(59.2) 105(43.0)

           아니오 　- 　- 　- 　- 150(65.5) 195(65.4) 82(40.8) 139(57.0)

일반담배
금연시도   예 287(46.2) 　- 176(54.0)   - 　- 168(56.4) 　- 162(66.4)

          아니오 334(53.8) 　- 150(46.0) 　- 　- 130(44.6) 　- 82(33.6)

여 105 77 72 254 87 76 102 99

전자담배
금연시도   예   - 　-   - 　- 50(57.5) 39(51.3) 71(69.6) 58(58.6)

            아니오 　- 　- 　- 　- 37(42.5) 37(48.7) 31(39.4) 41(41.4)

일반담배
금연시도   예 53(50.5) 　- 45(62.5)   - 　- 52(68.4) 　 77(77.8)

           아니오 52(49.5) 　- 27(37.5) 　- 　- 24(38.6) 　 22(22.2)

전체 726 377 398 1501 316 374 303 343

전자담배
금연시도    예   - 　-   - 　- 126(39.9) 142(38.0) 190(62.7) 163(47.5)

            아니오 　- 　- 　- 　- 190(60.1) 232(62.0) 113(37.3) 180(52.5)

일반담배
금연시도    예 340(46.8) 　- 220(55.3)   - 　- 221(59.0) 　 239(69.7)

  아니오 386(53.2) 　- 178(44.7) 　- 　- 153(41.0) 　 1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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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성별 가향 전자담배 사용 양상별 가

향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1,336명의 남녀 담배제품의 단독사용, 이중사용, 삼

중사용에 따른 가향 사용을 분석하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설문에서 사용된 가향의 종류로는 무향, 담배향

(토트시가), 멘톨(박하향), 버터 또는 크림향, 커피향, 시나몬(계피향), 과일향, 

초콜렛향, 기타향으로 9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중 가향 사용의 구분을 3가지

로 분류하여 무향과 담배향(토트시가)은 가향 비사용으로 지정하였다. 가향을 

두가지로 나누어 멘톨(박하향) 가향, 멘톨 이외의 가향(버터 또는 크림향, 커

피향, 시나몬(계피향), 과일향, 초콜렛향, 기타향)으로 구분했다.  

 전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사용자의 34.8%(110

명), 일반+액상형 이중사용자의 36.9%(138명), 액상형+궐련형 이중사용자의 

37.6%(114명), 삼중사용자의 35%(120명)이 가향 멘톨향을 사용하였다.  

 일반+액상형 이중사용자의 경우 전체 36.9%(138명), 남자 35.9%(107명), 

여자 40.8%(31명)이 가향 멘톨향을 사용하였다. 

 여자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사용자의 37.9%(33명), 일반+액상형 이중

사용자의 40.8%(31명), 액상형+궐련형 이중사용자의 38.2%(39명), 삼중사용

자의 31.3%(31명)이 가향 멘톨향을 사용하였다.  

 삼중사용자의 경우 전체 42.9%(147명), 남자 41.4%(101명), 여자 46.5%(46

명)가 가향을 사용하지 않았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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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성별 가향 전자담배 사용 양상별 가향 사용(n=1,336)

전자담배 사용
N(%)

p 
value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사용
N(%)

일반+
액상형

이중사용
N(%)

액상형+
궐련형

이중사용
N(%)

삼중사용
N(%)

남 229 298 201 244
가향 사용

 (멘톨향)
77(33.6) 107(35.9) 75(37.3) 89(36.5) 0.075

 (멘톨 

이외)

과일향 41(17.9) 52(17.5) 15(7.5) 22(9.0)
커피향 6(2.6) 20(6.7) 12(6.0) 17(6.9)
기타 9(3.9) 14(4.7) 7(3.4) 15(6.2)

가향 비사용 96(41.9) 105(35.2) 92(45.8) 101(41.4)
여 87 76 102 99
가향 사용

 (멘톨향)
33(37.9) 31(40.8) 39(38.2) 31(31.3) 0.086

 (멘톨 

이외)

과일향 9(10.3) 16(21.0) 10(9.8) 5(5.0)
커피향 8(9.2) 4(5.3) 7(6.9) 7(7.1)
기타 4(4.6) 5(6.6) 8(7.8) 10(10.1)

가향 비사용 33(37.9) 20(26.3) 38(37.3) 46(46.5)
전체 316 374 303 343
가향 사용

 (멘톨향)
110(34.8) 138(36.9) 114(37.6) 120(35.0) 0.0008

 (멘톨 

이외)

과일향 50(15.8) 68(18.2) 25(8.3) 27(7.8)
커피향 14(4.4) 24(6.4) 19(6.3) 24(7.0)
기타 13(4.1) 19(5.1) 15(4.9) 25(7.3)

가향 비사용 129(40.8) 125(33.4) 130(42.9) 147(42.9)
Chi-squ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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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성별 담배제품 및 가향 사용 양상과  

  전자담배 금연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남녀 담배제품의 단독사용, 이중사용, 삼중사용에 

따른 가향 사용 양상과 전자담배 금연시도를 분석하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남자 가향 멘톨향 사용자는 40.8%, 멘톨 이외 

가향 사용자는 40.4%, 가향 비사용자는 43.4%가(p<0.001), 여자는 각각 

59.7%, 50.5%, 66.4%(p=0.223)가 전자담배 금연시도에 “예”라고 답했다. 

 남자의 경우 가향 멘톨향을 사용하는 액상형+궐련형 이중사용자 62.7%(47

명)가 전자담배 금연시도에 “예”라고 답했다. 

 여자의 경우 가향 멘톨향을 사용하는 액상형+궐련형 이중사용자 74.4%(29

명)이 전자담배 금연시도에 “예”라고 답했다. 

 가향 비사용자 중 액상+궐련형 이중사용자의 남자 54.3%(50명), 여자 

73.7%(28명)이 전자담배 금연시도에 “예”라고 답했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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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성별 담배제품 및 가향 사용 양상과 전자담배  금연시도(n=1,336)

(멘톨)
가향사용

(멘톨 이외) 가향 비사용 p 
value금연 시도 금연 시도 금연 시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남
액상형 
전자담배
비사용 N(%)

- - - - - - <.0001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N(%)

142(40.8) 206(59.2) 93(40.4) 137(59.6) 171(43.4) 223(56.6)

  액상단독 27(35.1) 50(64.9) 17(30.9) 39(69.1) 35(36.5) 61(63.5)

  액상+일반 35(32.7) 72(67.3) 28(32.6) 58(67.4) 40(38.1) 65(61.9)

  액상+궐련형 47(62.7) 28(37.3) 22(64.7) 12(35.3) 50(54.3) 42(42.7)

  삼중사용 33(37.1) 56(62.9) 26(48.1) 28(51.9) 46(45.5) 55(54.5)

여
액상형 
전자담배
비사용 N(%)

- - - - - - 0.223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N(%)

80(59.7) 54(40.3) 47(50.5) 46(49.5) 91(66.4) 46(33.6)

  액상단독 20(60.6) 13(39.4) 8(38.1) 13(61.9) 22(66.7) 11(33.3)

  액상+일반 16(51.6) 15(48.4) 11(44.0) 14(56.0) 12(60.0) 8(40.0)

  액상+궐련형 29(74.4) 10(25.6) 14(56.0) 11(44.0) 28(73.7) 10(26.3)

  삼중사용 15(48.4) 16(51.6) 14(63.6) 8(36.4) 29(63.0) 17(37.0)

Chi-squ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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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가향 사용 여부에 따른 전자담배 금

연시도와의 관련성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가향 사용 여부에 따른 전자담배 금연시도와의 관

련성을 분석하였다. 

 모형 1은 가향 사용과 비사용만을 포함한 무보정 모형(unadjusted model)으

로서, 가향 비사용에 비해 가향 사용 시 전자담배 금연 시도군에 속할 OR은 

0.84(95% CI 0.67-1.05)로 낮았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행동 특성을 보정한 모형 2와 전자담배 사용 양상을 추가로 보정한 모형 3에

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가향 사용 여부와 전자담배 금연시도의 관련

성은 유의하지 않았다(표 14). 

 보정된 혼란변수 중에서는 여성, 30대, 50대, 60대 연령, 매일 음주하지 않

는 경우에 액상형 금연시도군에 속할 오즈비가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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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전자담배 금연 시도(n=1,336)

모형1 모형2 모형3

OR 95%CI OR 95%CI OR 95%CI

가향 사용 여부

가향 비사용 1.0 - 1.0 - 1.0 -

가향사용 0.84 0.67-1.05 0.86 0.68-1.08 0.84 0.66-1.07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남 1.0 - 1.0 -

여 2.07 1.61-2.66 1.83 1.41-2.38

연령

20대 1.0 - 1.0 -

30대 1.53 1.10-2.12 1.58 1.12-2.23

40대 1.39 0.99-1.96 1.36 0.96-1.94

50대 1.65 0.14-2.39 1.55 1.06-2.28

60대 2.22 1.56-4.28 2.43 1.24-4.75

건강

행동

특성

음주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1.0 - 1.0 -

1달에 1번미만 1.00 0.57-1.77 0.92 0.51-1.67

1달에 1번 정도 1.32 0.76-2.29 1.17 0.66-2.09

한달에 2-4번 정도 1.09 0.66-1.79 1.07 0.63-1.82

일주일에 2-3번 정도 0.69 0.41-1.16 0.70 0.41-1.21

일주일에 4번 이상 0.77 0.41-1.44 0.76 0.39-1.46

전

자

담

배

사

용

양

상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빈도

매일 1.0 -

주 1회 이상 2.40 1.81-3.17

월 1회 이상 4.18 2.87-6.08

월 1회 미만 4.21 2.93-6.07

모르겠다 1.15 0.19-3.17

아침에 일어나 첫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시점

5분이내 1.0 -

6~30분이내 1.07 0.74-1.56

31분~1시간이내 0.86 0.57-1.32

1시간이후 0.77 0.54-1.09

OR : odds ratio, 95% CI :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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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가향 사용 여부에 따른 일반담배 

금연시도와의 관련성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가향 사용 여부에 따른 일반담배 금연시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에서도 일반담배

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서만 가능하였다.

 모형 1은 가향 사용과 비사용만을 포함한 무보정 모형(unadjusted model)으

로서, 가향 비사용에 비해 가향 사용 시 전자담배 금연 시도군에 속할 OR은 

0.95(95% CI 0.70-1.31)로 낮았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행동 특성을 보정한 모형 2와 전자담배 사용 양상을 추가로 보정한 모형 3에

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가향 사용 여부와 일반담배 금연시도의 관련

성은 유의하지 않았다(표 15). 

 보정된 혼란변수 중에서는 여성인 경우 일반담배 금연시도군에 속할 오즈비

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그 외의 다른 유의한 관련요인은 찾을 수 없었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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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일반담배 금연 시도(n=717)

모형1 모형2 모형3

OR 95%CI OR 95%CI OR 95%CI

가향 사용 여부

가향 비사용 1.0 - 1.0 - 1.0 -

가향 사용 0.95 0.70-1.31 1.01 0.73-1.41 1.00 0.72-1.40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남 1.0 -

여 1.88 1.28-2.77 1.89 1.27-2.78

연령

20대 1.0 - 1.0 -

30대 0.98 0.62-1.55 0.98 0.62-1.56

40대 1.36 0.84-2.18 1.33 0.83-2.15

50대 1.27 0.77-2.10 1.24 0.75-2.06

60대 1.98 0.85-4.65 1.92 0.82-4.54

건강

행동

특성

음주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1.0 - 1.0 -

1달에 1번미만 0.80 0.35-1.83 0.78 0.34-1.81

1달에 1번 정도 0.91 0.41-2.06 0.85 0.38-1.93

한달에 2-4번 정도 0.78 0.38-1.63 0.77 0.37-1.61

일주일에 2-3번 정도 0.58 0.28-1.21 0.56 0.27-1.19

일주일에 4번 이상 0.49 0.23-1.29 1.29 0.23-1.30

전 자

담 배

사 용

양상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빈도

매일 1.0 -

주 1회 이상 1.29 0.88-1.88

월 1회 이상 1.29 0.78-2.15

월 1회 미만 1.14 0.70-1.85

모르겠다

아침에 일어나 첫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시점

5분이내 1.0 -

6~30분이내 1.22 0.71-2.10

31분~1시간이내 1.12 0.61-2.03

1시간이후 1.05 0.63-1.73

OR : odds ratio, 95% CI :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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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가향 사용 여부에 따른 전자담배 금연시도와의 관

련성 분석에서, 분포에 있어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남자 가향 멘톨

향 사용자는 40.8%, 멘톨 이외 가향 사용자는 40.4%, 가향 비사용자는 

43.4%가(p<0.001)가 전자담배 금연시도를 했다고 답하여, 가향 사용자의 금

연시도 분율이 낮았다. 그러나 여성 및 혼란변수를 보정한 다변수 분석 모형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가향 사용 여부는 일반담배 금연

시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었다.

 궐련담배나 다른 전통적 형태의 가향 담배제품에 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의 가향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특히 가향담배가 

담배제품 사용 시작을 용이하게 해 주는 역할은 논의가 많이 되었으나, 가향

담배 사용 시 금연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

며,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더욱 적은 편이다. 

 King 등(2014)은 미국 중·고등학생에서 가향 소형 시가(flavoured little 

cigar)와 궐련 사용이 금연 의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는 청

소년에 대한 궐련 및 시가 제품 연구였다. Smith 등(2016)은 미국 성인 대상 

전화 설문조사에서 시가, 물담배 등을 포함한 비궐련담배(Non-cigarette 

tobacco, NCT) 제품 사용자들의 금연 의향이 낮아졌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소수 연구에서는 가향제품이 금연 의향을 낮추었다고 하였으나, 선행

연구 중에서도 가향제품과 금연 간에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멘톨, 비멘톨담배 사용자의 금연율을 5년간 추적한 결과 두 군 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었고(Hyland et al., 2002), 김희진 등(2016)의 연구에서도 금

연 의향과 멘톨 사용 여부 간에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이들 연구들은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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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향’에 대한 연구이며 멘톨이 아닌 과일향 등 다른 종류의 향은 포함하지 않

은 ‘궐련’ 중심의 연구라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향의 가향 액상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

요가 있다. 2015년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신종 액상 전자담배(JUUL)이 단

기간에 청소년에게 인기를 끌면서 2018년 전자담배 시장점유율 45.6%를 기

록했고(이성규, 2019), 2019년 미국 National Youth Tobacco Survey 

(NYTS)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생의 27.5%와 중학생 10.5% 가 전자담

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CDC, 2019). 

 이러한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 특히 가향 액상 사용자의 급속한 확대는 세

계적으로도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청소년의 전자담배 중독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전국 청소년 담배조사(NYTS) 결과에

서 5백만 명 이상의 미국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지난 30일 이내에 전자담배를 

사용한 현재 사용자로 보고되는 등 전자담배 사용률이 급증하자(CDC, 2020), 

2020년 1월 2일 FDA 및 미국 정부는 담배 향과 멘톨(menthol)향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향제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담배 관련 규제를 발표했다. 

청소년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던 과일향, 캔디향, 민트향 등 규제대상에 포함

해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US FDA, 2020).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9년 관련된 중증 폐 질환 발생에 의해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

환(E-cigarette or vaping associated lung injury, EVALI)이 2019년 8월부

터 보고사례들이 급증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였다. 2020

년 2월 18일까지 2,807건의 EVALI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사례가 68건으로 보

고되었다. 폐질환 및 사망사례에 대한 원인 물질 및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가 권고되었다. 이에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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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및 관련 부처 합동으로 2019년 9월 20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제,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

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되면서 3차례에 걸쳐 사용 중단 권고 및 관련 대

책을 발표한바 있다(보건복지부,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담배제품의 다중사용 양상은 성인과 청소년에서 모

두 사라지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그 추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수년 

전과는 달리 신종담배제품들이 속속 시장에 출시되고 있음이 우려되고 있는

데,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 전용 기기장치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배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전혀 다른 형태의 디자인과 모양으

로 진화하고 있어 더욱 우려되고 있다. USB 저장장치 형태에 이어, 스마트와

치(시계) 형태, 자동차키 형태 등 해당 제품이 담배일 것이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기기장치들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성규, 김진영, 2020).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Grana 등은 금연 효과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Grana, Benowitz and Glantz, 2014). 그럼에도 불과하고 미국 청소년 담배 

조사(National Youth Tobacco Survey, NYTS)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담배제품 

사용하는 중·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2개 이상의 담배 제품을 사용했다고 보

고 되었는데(CDC, 2019), 이러한 이중사용(dual user)은 결과적으로 금연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Kang et al, 

2020).    

 성인에서도 흡연자들이 금연 등의 이유로 신종전자담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반담배와 신종전자담배를 혼용하는 흡연행태로 

변화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20). 따라서 담배제품 다중사용에 대해서는 

연구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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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다중사용으로 인해 궐련 중 가향제품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향액상

이 혼용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향의 독립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더욱 어려

워졌다. 또한 ‘금연시도’에 있어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금연시도인지, 

‘일반담배’에 대한 금연시도인지를 구분해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많은 성인들이 금연을 시도하기 위해 전자 담배를 사용하고 있었으

며, 대부분의 성인 전자담배 흡연자는 담배를 끊는 대신 이중사용(dual user)

하고 있었다고 보고되었는데(Goniewicz, 2015), 이는 일반담배 금연과 전자

담배 금연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일반담배는 궁극

적으로 끊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전자담배는 그 자체를 중단하는 데 대한 

관심보다는 일반담배 금연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향 액상과 두 제품의 금연 시도와의 관련성을 보았을 

때는 양쪽 제품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 연구 결과

만으로는 흡연자의 사용 이유와 동기에 대한 사항은 알기 어렵다.

 이 연구의 다른 한계점으로는, 우선 이 연구는 담배제품 사용자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흡연자 중에서의 사용 양상 분포를 볼 수

는 있으나 전 국민을 대표하는 담배제품 사용 양상의 유병률을 산출할 수 있

는 자료는 아니다. 해석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면분석으로서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통해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금연 시도’를 물어보았으나 이는 추후 실제로 금

연에 성공할지 여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중사용 양상의 하위군이 다수 존재함으로 인해, 각 하위군에서의 금연 시

도 동기와 가향과의 관련성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남녀, 나이 등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으나,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를 연구하

기에는 각 군의 대상자가 충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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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로 일반담배 금연 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 중에서도 일반담배를 사용한 군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두 제품의 금연시도

에 대한 대상군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성인에서 멘톨 이외의 가향을 포함하여 궐련이 

아닌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향 액상’이 액상형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 금연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연구임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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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금연시도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

다. 추후 금연시도뿐만 아니라 실제 금연 성공과 관련된 요인들을 다중사용 

양상을 고려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신종담배제품 대두 환경에서도 금

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기초자료가 마련함으로써 향후 보건교육 

및 정책 개발의 근거를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 치료 및 규제정책 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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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avored e-cigarette use and attempts to quit tobacco 

smoking 

                                     Hye Lin Ho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m, MD, MPH, PhD)

Background and Purpose: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use of flavored 

tobacco products such as cigarettes or multiple uses of tobacco 

products has inhibited the attempt to quit smoking,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liquid type e-cigarettes and the attempt to quit 

smoking has not been understood.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smoking behavior of adult smoker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flavored e-cigarettes and the attempt 

to quit smoking.

Methods: A cross-section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CDC 

survey on 'Smoking Exposure Assessment Study Using Biomarkers and 

Environmental Samples' in 2019. A total of 3,004 adult male and 

female smokers and non-smokers over the age of 19 was included. 

Smoking behavior pattern, the status of single-use, double-us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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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use was analyzed, and the attempt to quit smoking were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the e-cigarette use or non-use groups using 

Chi-square test. After adjustment with the confounding variabl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the flavored e-cigarette and the 

attempt to quit smoking was examin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cigarette 

smoking cessation attempts according to whether or not flavored 

e-cigarette use, 40.8% of male e-cigarette users, 40.4% of 

non-menthol users, and 43.4% of flavored non users answered that 

they tried to quit smoking electronic cigarettes, and the proportion of 

attempts to quit smoking by flavored product users was low(p<0.001).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women nor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the 

unadjusted model, the OR that would belong to the e-cigarette quit 

attempt group when using flavored e-cigarette was low as 0.84 (95% 

CI 0.67-1.05), but it was not significant. In Model 2, which adjusted 

demographic and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and Model 3, which 

further adjusted the use pattern of e-cigarette,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flavored e-cigarette users and the 

attempt to quit e-cigarette. There was also no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flavored e-cigarette use and the attempt to quit conventional 

cigarettes.

Conclusions: The attempt to quit smoking did not show difference on 

whether or not flavored e-cigarettes were used. It is necessar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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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search on how to increase smoking cessation success rate 

in the threat of new tobacco products by analyzing the factors related 

to success in quitting smoking as well as attempting to quit smoking 

more in depth.

Keywords: tobacco, e-cigarettes, flavored tobacco products, flavored 

e-cigarettes, quit tobacco smoking, quit attem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