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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함유량은 궐련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타르 함유량은 궐련보다 높게 

검출된 제품도 있었으며, 특히 궐련과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인체 발암물질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5].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8차 총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다른 모든 담배제품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정책 및 

규제가 필요함을 포함한 결정문을 채택하였으며[4], 우리나라도 

FCTC를 비준한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2017년 12월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750원의 

담뱃세 부과, 2018년 12월 경고문구 강화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 그림 부착 등)를 지속해 왔다[6]. 또한 국가 건강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국가건강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성인과 청소년의 흡연 현황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019년부터 담배 종류별 사용현황을 

세분화하여 조사하였고, 본 글에는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궐련형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2016년까지 궐련이 전체 담배 판매량의 99%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17년 5월 궐련형 전자담배가 처음 유통된 

이후 국내 담배 시장 내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담배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2017년 도입 초기 2.2%였던 

점유율이 2019년에는 국내 담배 시장의 10.5%를 차지하였고[1], 특히 

2020년부터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영향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선호가 늘어 2021년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4.4억 갑으로 전년(3.8억 갑) 대비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담배회사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궐련보다 덜 해로운 

흡연 대체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3],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제품보다 

덜 해롭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하였다[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에서도 니코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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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현재 사용하였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낮은 연령층(30대, OR=8.81, 95% CI=5.95-13.06), 높은 소득수준(중상, OR=1.59, 95% CI=1.0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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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색어: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 국민건강영양조사

초		록



주간 건강과 질병•제15권 제21호(2022. 5. 26.)

www.kdca.go.kr  1477

전자담배 사용현황과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몸 말
 

우리나라 성인(만 19세 이상, 표준화)의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2020년 5.1%로 2019년에 비해 1.1%p 감소하였고, 

남자 8.4%, 여자 1.5%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특히 낮은 

연령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이 더 높았으며 30대에서 

가장 높았다(그림 1). 일본의 경우 2020년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15∼74세)은 10.9%로 우리나라보다 높았고[7], 

미국 성인(18세 이상)의 경우는 2018년 현재사용률이 2.4%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었다[8].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중1∼고3 

학생)의 경우 2021년 기준 1.4%가 최근 30일 동안 궐련형 

전자담배를 1일 이상 사용한 적이 있었다[9]. 이는 성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미국 중·고등학생(0.7%)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8].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특히 남자에서 높게 나타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행태와 관련된 요인을 남자로 특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2019년, 2020년 자료 통합 산출)를 살펴보면,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은 낮은 연령층(30대 OR 8.81, 95% CI 

5.95-13.06, 50세 이상 기준), 동지역 거주(OR 1.76, 95% CI 1.13-

2.74, 읍면지역 기준), 미혼(OR 1.67, 95% CI 1.27-2.19, 기혼 기준), 

높은 소득수준(중상 AOR 1.59, 95% CI 1.09-2.33, 하 기준), 높은 

교육수준(대학교 AOR 1.82, 95% CI 1.31-2.51, 고졸 이하 기준), 

관리·전문·사무직/서비스·판매직(AOR 1.69/1.84, 95% CI 1.21-

2.35/1.19-2.83, 기능직·단순노동 기준)에서 더 높았다(표 1).

또한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에 따른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을 

분석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궐련) 현재흡연자(AOR 

1.54, 95% CI 1.16-2.05, 비흡연자 기준), 고위험음주자(AOR 2.30, 

95% CI 1.73-3.05, 비음주자 기준), 스트레스 인지자(AOR 1.56, 

95% CI 1.22-2.00, 비인지자 기준)에서 현재 사용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더 높았다(표 2).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본, 미국에서 

수행한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10-14]. 즉, 우리나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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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별, 연령별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2019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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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이 더 높은 일본에서 수행한 

선행연구[10]에서도 젊은층(20∼29세)이 노년층(60∼69세)보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이 더 많고,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높았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남자, 20∼39세, 현재 인터넷사용자, 

위험음주자, 높은 교육수준(10년 이상, 남자), 중산층(가구소득 

기준) 이상인 경우에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이 더 높았고[11], 

직업군별로도 사무직이 다른 직종보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높았다[12].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일반담배(궐련) 

흡연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다른 담배제품 사용자, 대도시 

거주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생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위험이 높았다[13,14].

표 1. 성인 남자의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 2019∼2020

구분
2019∼2020

대상자 수 %(표준오차) 오즈비(95% 신뢰구간) P-value

연령(세)

 19∼29 786 10.3(1.2) 5.63(3.69~8.60) ＜.0001

 30∼39 761 15.2(1.5) 8.81(5.95~13.06)

 40∼49 902 12.4(1.3) 6.93(4.65~10.33)

 ≥50 2,922 2.0(0.3) 기준

지역

 동 4,261 8.5(0.6) 1.76(1.13~2.74) 0.0125

 읍/면 1,110 5.0(1.0) 기준

소득수준a

 하 1,069 5.3(0.8) 기준 0.1100

 중하 1,066 5.9(0.9) 1.12(0.73~1.74)

 중 1,061 6.5(0.8) 1.25(0.85~1.85)

 중상 1,073 8.1(1.0) 1.59(1.09~2.33)

 상 1,084 7.4(0.9) 1.43(0.97~2.09)

결혼상태

 결혼(사실혼 포함) 3,743 7.0(0.6) 기준 ＜.0001

 기타(사별, 이혼 등) 384 2.5(1.1) 0.34(0.14~0.83)

 미혼 1,242 11.1(1.1) 1.67(1.27~2.19)

교육수준a(19∼64세)

 고졸이하 1,375 6.1(0.8) 기준 0.0016

 2,3년제, 4년제 대학교 2,094 10.6(0.8) 1.82(1.31~2.51)

 대학원 이상 304 8.6(2.0) 1.44(0.83~2.51)

직업군a(19∼64세)

 A군b 1,337 10.5(1.0) 1.69(1.21~2.35) 0.0055

 B군c 500 11.3(1.5) 1.84(1.19~2.83)

 C군d 1,166 6.5(0.9) 기준

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2019~2020)
a 분율과 오즈비는 연령을 보정하여 산출하였음.
b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c 서비스, 판매 종사자
d 농·림·어업 숙련,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 단순노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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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말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2020년 

8% 수준으로, 2017년 우리나라에 처음 유통된 이후 빠르게 확산하여 

10%대에 진입하였다가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출현은 신규 사용자의 진입뿐만 아니라 담배 

종류별 중복 사용 증가와 관련되므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추이, 

다른 담배(일반담배(궐련) 등)의 사용 대체 또는 중복 사용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낮은 연령층, 높은 

소득·교육 수준, 일반담배(궐련) 현재흡연자, 고위험음주자, 스트레스 

인지자에서 현재 사용할 위험이 높으므로, 사용률이 높은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담배규제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성인 남자의 현재흡연율(일반담배[궐련] 기준)은 지속 

감소추세이며,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2019년 기준 

10.3%이었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성인 남자의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2020년 8.4%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은 낮은 

연령층, 높은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인 경우에서 더 높았고, 

일반담배(궐련) 현재흡연자, 고위험음주자, 스트레스 인지자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더 높았다.

③ 시사점은?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이 높은 집단에 중점을 둔 

담배규제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2. 성인 남자의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과 관련된 건강행태 요인, 2019∼2020

구분
2019∼2020

대상자 수 %(표준오차) 오즈비(95% 신뢰구간) P-value

일반담배(궐련) 흡연a

 비흡연b 2,184 6.6(0.7) 기준 0.0029

 현재 흡연c 1,706 9.9(0.9) 1.54(1.16~2.05)

음주a

 비음주d 4,345 5.3(0.4) 기준 ＜.0001

 고위험음주e 1,026 11.5(1.2) 2.30(1.73~3.05)

신체활동a

 불충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 2,685 6.4(0.6) 기준 0.3406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f 2,359 7.2(0.6) 1.13(0.88~1.46)

스트레스a

 비인지 4,044 5.8(0.5) 기준 0.0004

 인지g 1,323 8.8(0.9) 1.56(1.22~2.00)

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2019~2020)
a 분율과 오즈비는 연령을 보정하여 산출하였음. 
b 평생 일반담배(궐련)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과거 일반담배(궐련)를 피웠거나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
c 평생 일반담배(궐련)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일반담배(궐련)를 피우는 사람
d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2회 미만 음주했거나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
e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2회 이상 음주한 사람
  f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사람
g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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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and associated factors of heated tobacco product use among adult males in the 
Republic of Korea

Sunhye Choi, Hyejin Kim, Kyungwon Oh
Division of Health and Nutrition Survey and Analysis, Bureau of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data were analyzed for the prevalence of current use 
of heated tobacco products (HTPs) and related factors. 
In 2020, approximately 8.4% of Korean adult males of HTPs. Among general adult males, the odds of current use of HTPs 
were significantly higher among men in their 30s (OR=8.81, 95% CI=5.95-13.06), middle-high income (OR=1.59, 95% 
CI=1.09-2.33), college and university (OR=1.82, 95% CI=1.31-2.51), current cigarette smoker (OR=1.54, 95% CI=1.16-2.05), 
high-risk drinker (OR=2.30, 95% CI=1.73-3.05), and perceived stress (OR=1.56, 95% CI=1.22-2.00).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onitor the prevalence of HTPs current use through KNHANES and to prepare tobacco control policies 
focusing on groups with a high prevalence of HTPs current use.

Keywords: Heated Tobacco Products (HTPs), current us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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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rends in the prevalence of heated tobacco products (HTPs) current use by sex and age,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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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factors associated with Heated Tobacco Products (HTPs) current use among male adults, 2019-2020

Category
2019-2020

n % (s.e) OR (95% CI) P-value

Age (years)

 19-29 786 10.3 (1.2) 5.63 (3.69-8.60) ＜.0001

 30-39 761 15.2 (1.5) 8.81 (5.95-13.06)

 40-49 902 12.4 (1.3) 6.93 (4.65-10.33)

 50 and over 2,922 2.0 (0.3) Ref.

Region

 Dong 4,261 8.5 (0.6) 1.76 (1.13-2.74) 0.0125

 Eup/Myeon 1,110 5.0 (1.0) Ref.

Incomea

 Low 1,069 5.3 (0.8) Ref. 0.1100

 Middle low 1,066 5.9 (0.9) 1.12 (0.73-1.74)

 Middle 1,061 6.5 (0.8) 1.25 (0.85-1.85)

 Middle high 1,073 8.1 (1.0) 1.59 (1.09-2.33)

 High 1,084 7.4 (0.9) 1.43 (0.97-2.09)

Marital status

 Married(with spouse) 3,743 7.0 (0.6) Ref. ＜.0001

 Other(widow, divorce, etc.) 384 2.5 (1.1) 0.34 (0.14-0.83)

 Unmarried 1,242 11.1 (1.1) 1.67 (1.27-2.19)

Educationa (19-64 years)

 High school and less 1,375 6.1 (0.8) Ref. 0.0016

 College and university 2,094 10.6 (0.8) 1.82 (1.31-2.51)

 Graduate school and over 304 8.6 (2.0) 1.44 (0.83-2.51)

Occupationa (19-64 years)

 A typeb 1,337 10.5 (1.0) 1.69 (1.21-2.35) 0.0055

 B typec 500 11.3 (1.5) 1.84 (1.19-2.83)

 C typed 1,166 6.5 (0.9) Ref.

※ Sourc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9-2020)
a The prevalence and odds ratios were simultaneously adjusted for age
b Administrator, Expert and related work, Office worker
c Service and sales worker
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worker, Technician, operate and assembly machine devices, Simple labor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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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alth behavior factors associated with Heated Tobacco Products (HTPs) current use among male adults, 2019-2020

Category
2019-2020

n % (s.e) AOR (95% CI) P-value

Cigarette smokinga

 Non-smokingb 2,184  6.6 (0.7) Ref. 0.0029

 Current smokingc 1,706  9.9 (0.9) 1.54 (1.16-2.05)

Alcohol drinkinga

 Non-drinkingd 4,345  5.3 (0.4) Ref. ＜.0001

 High-risk drinkinge 1,026  11.5 (1.2) 2.30 (1.73-3.05)

Physical activitya (PA)

 Inadequate aerobic PA 2,685  6.4 (0.6) Ref. 0.3406

 Aerobic PAf 2,359  7.2 (0.6) 1.13 (0.88-1.46)

Stress statusa

 Non-perception 4,044  5.8 (0.5) Ref. 0.0004

 Perceptiong 1,323  8.8 (0.9) 1.56 (1.22-2.00)

※ Sourc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9-2020)
a The odds ratios were simultaneously adjusted for age 
b People who have smoked more than 5 packets (100 cigarettes) in their lifetime and are not currently smoking; or never smoker
c People who have smoked more than 5 packets (100 cigarettes) in their lifetime and are currently smoking
d  People who do not both drink twice or more per week and consume a large amount of alcohol each time (average amount of 7 glasses or more for men, and 5 

glasses or more for women, per episode); or never alcohol drinker
e  People who both drink twice or more per week and consume a large amount of alcohol each time (average amount of 7 glasses or more for men, and 5 glasses 

or more for women, per episode)
f  People who spent time corresponding to each activity; more than 2 1/2 hours of moderate-intensive physical activity a week or more than 1 hour and 15 

minutes of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a week or mixing moderate and high-intensive physical activity (1 minute of high-intensity is equivalent for 2 minutes 

of moderate-intensity)
g People who feel extremely or very stressed in their average daily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