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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조사도구에 따른 주요 건강행태 결과

목적: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도구(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에 따른 조사수행 과정 및 주요 

건강행태 결과를 비교하였다.

방법: 조사대상은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표본학교 학생 57,736명이었고, 각 표본학교의 조사 환경에 따라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익명성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수행 과정 및 건강행태별 결과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결과: 조사도구는 컴퓨터 89.6%, 태블릿 6.8%, 스마트폰 3.6%로 컴퓨터가 주된 방법이었다. 참여자의 학년, 학교유형, 경제상태 등 

일반적 특성은 조사도구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조사도구에 따라 조사 참여율, 응답시간, 불성실 응답률, 논리적 오류 비율은 차이가 없는 

반면 조사 탈락률은 스마트폰(1.3%)이 컴퓨터(0.5%)와 태블릿(0.6%)에 비해 더 높았다. 정신건강(우울감 경험률) 지표를 제외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등 주요 건강행태 결과는 조사도구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결론: 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수행체계(수업시간 활용)를 동일하게 적용 시 조사도구에 따른 수행 과정 또는 주요 건강행태 결과 차이는 

없었다. 

주요어: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조사도구, 스마트폰

국민건강통계플러스

서론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국가단위의 건강조

사는 종이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직접면접 또는 자기기입방법으

로 건강행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미국의 국민건강영양

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건강면접조사(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청소년건

강행태조사(Youth Risk Behavior Survey)도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의식 증가로 대상자를 직

접 만나 조사 참여 유도가 어려워지는 조사환경 변화와 함께 정

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비대면 인터넷조사를 기존조사의 대안 또

는 병행방법으로 고려하는 추세이다. 사교육비조사, 인구주택총

조사, 미국의 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는 

인터넷조사에 적합한 조사체계를 개발하여 기존 조사방법과 병

행, 적용하고 있다[1-3].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중1∼고3 학생), 약 

60,000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

부터 매년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이다. 2020년 

6월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 소

규모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온라인 원격수업과 

격주/격일 등교, 학년/학급 분산 등교를 실시하였다[4]. 이를 고

려하여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표본학교의 부담 

감소, 조사 참여 유도를 위해 조사일정을 예년에 비해 연기·연장

https://knhanes.kdca.go.kr/knhanes/sub04/sub04_04_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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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 8∼11월)하였다. 조사 시 수업시간을 할애한 방법은 

동일하지만 학교 상황에 따라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중 하나

의 조사도구를 선택하여 설문을 응답하였고 스마트폰 이용 시에

도 컴퓨터에 적절하게 구성한 조사표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다른 조사

도구(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적용에 따른 조사 수행과정 및 주

요 건강행태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관한 통

계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고등

학생을 대표할 수 있도록 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800

개 표본학교, 표본학교당 학년별 1개 표본학급을 추출한 후 표본

학급내 모든 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제16차(2020

년) 조사는 중학교 400개교와 고등학교 400개교의 표본학교 학

생 57,9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2020년 8~11월 

중 학교 상황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793개교(중학교 398개교, 고

등학교 395개교)가 참여하였다[5]. 표본학교 학생 중 조사도구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189명을 제외한 57,736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조사는 인터넷이 가능한 학교 컴퓨터실(태블릿, 스마트폰은 교

실)에서 수업시간 45∼5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학생 1명당 부

여된 참여번호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학교 상황이 허용하는 한 학교 컴퓨터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

사에 참여하였으나 컴퓨터 이용이 불가한 경우 수업시간 내 태블

릿을 이용하여 참여하였고 태블릿 이용도 불가한 학교의 경우 개

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도구에 따른 수

행과정 및 건강행태 결과 비교를 위해 개인별 참여번호와 조사도

구(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정보 등 조사과정 자료를 일대일 매

칭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 시 자료수집 과정에서 얻은 가

공되지 않은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기 발표한 통계집[5]에 제시

된 기준에 따라 자료 정제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에 따른 조사 

수행과정의 차이는 조사 참여율(표본학교 학생 중 모든 조사 문

항에 성실하게 응답한 비율), 탈락률, 응답시간, 2회 이상 접속률, 

불성실 응답률, 이상치, 논리적 오류 비율을 비교하여 검토하였

다. 선행연구[6]에서 조사도구에 따른 차이를 조사 탈락률, 응답시

간, 설문 무응답, 설문 건너뛰기 등을 분석하여 검증하였으나 청

소년건강행태조사의 경우 항목무응답 발생 방지를 위해 모든 항

목을 필수 응답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므로 설문 무응답과 

설문 건너뛰기는 제외하였다. 조사도구에 따라 건강행태의 차이

는 흡연, 음주, 식습관, 신체활동 영역의 주요 지표인 현재 흡연

율, 현재 음주율, 하루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1일 1

회 이상 과일 섭취율을 비교하였다. 또한 민감한 주제인 경우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7]를 참고하여 비만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 시도율, 가정형편으로 인한 경제적 도움 경

험률 등도 조사도구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AS 9.4(SAS Institute Inc., Cary, N.C.)를 사

용하였고, 모든 분석결과는 목표 모집단인 우리나라 중·고등학

생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표본설

계 분석방법으로 산출하였다. 조사도구에 따른 일반적 특성, 이

상치 및 논리적 오류, 주요 건강행태 결과 등은 proc surveyfreq

를 사용하여 가중된 분율을 계산하였고, proc surveylogistic을 

사용하여 차이를 검정하였다. 응답시간은 proc surveyreg를 사

용하여 차이를 검정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α = 0.05

에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 

조사도구(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조사도구는 컴퓨터를 이용한 경우가 

89.6%로 조사 시 이용한 주된 방법이었고 태블릿(6.8%), 스마트

폰(3.6%)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비교 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

학생이 61.4%로 남학생(38.6%)에 비해 많았다. 학년, 중‧고등

학교 유형, 학업성적, 경제상태, 부모 학력,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의 분포는 조사도구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조사수행  

조사도구에 따른 조사 참여율, 탈락률, 응답시간 등 조사수행

과 관련된 결과를 비교하였다(표 2). 조사 참여율은 태블릿 이용 

95.9%, 스마트폰 및 컴퓨터 이용은 95.1%로 조사도구에 따라 차

이가 없었고, 불성실 응답률도 차이가 없었으나 조사 탈락률은 

스마트폰 이용이 1.3%로 태블릿(0.6%), 컴퓨터 이용(0.5%)에 비

해 높았다. 조사 참여자의 응답시간(중앙값)은 세 조사도구 모두 

12분 정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수업시간을 초과한 비율, 

2회 이상 접속률은 스마트폰으로 조사에 참여한 경우가 컴퓨터, 

태블릿을 이용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조사 참여자의 이상치 및 논리적 오류 비율을 비교하

였다. 연령, 신장 및 체중, 앉아서 보낸 시간은 조사도구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주중 수면시간의 이상치

를 결측 처리한 비율은 컴퓨터를 이용한 경우가 16.1%로 스마트

폰(11.9%), 태블릿(10.5%)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더 높았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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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도구에 따른 조사참여 학생의 일반적 특성

구분
컴퓨터 이용 태블릿 이용 스마트폰 이용

n % n % n %

전체 49,299 89.6 3,624 6.8 2,025 3.6

성별

 남자 25,441 52.1 2,066 55.6 846 38.6

 여자 23,858 47.9 1,558 44.4 1,179 61.4

학년 　 　 　 　 　 　

 중1 8,842 17.6 760 20.3 403 18.6

 중2 8,394 15.8 765 19.8 405 18.6

 중3 8,348 15.3 694 18.3 350 17.5

 고1 8,089 17.1 510 14.4 308 15.5

 고2 8,113 17.3 476 14.6 318 16.3

 고3 7,513 16.9 419 12.7 241 13.7

유형별 　 　 　 　 　 　

 중학교 25,584 48.7 2,219 58.3 1,158 54.6

 고등학교 23,715 51.3 1,405 41.7 867 45.4

       일반계고 18,999 42.3 1,304 38.9 672 34.8

       특성화계고 4,716 9.0 101 2.7 195 10.7

학업성적

 상 6,043 12.2 477 13.2 216 10.6

 중상 11,969 24.5 949 26.3 492 24.4

 중 14,917 30.2 1,038 28.3 630 30.7

 중하 11,402 23.0 787 22.0 495 24.8

 하 4,968 10.0 373 10.3 192 9.5

경제상태

 상 5,364 11.1 464 13.3 211 10.1

 중상 13,670 28.5 1,117 31.6 513 26.2

 중 23,803 47.8 1,568 42.8 1,026 50.2

 중하 5,300 10.4 409 10.5 228 11.2

 하 1,162 2.2 66 1.8 47 2.2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586 1.8 32 1.3 40 2.4

 고졸 8,477 27.3 568 23.4 374 29.3

 대졸 이상 20,065 71.0 1,756 75.4 817 68.3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430 1.2 25 1.1 31 2.2

 고졸 10,026 31.9 685 27.2 459 35.1

 대졸 이상 19,693 66.9 1,733 71.7 781 62.8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

 매우 어려움 2,926 5.8 197 5.1 133 6.2

 그런 편 12,049 24.0 957 25.9 577 27.7

 그렇지 않음 19,738 40.2 1,341 36.8 762 38.3

 전혀 아님 14,586 30.1 1,129 32.1 553 27.8

ㆍ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 코로나19 이후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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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사도구에 따른 이상치 및 논리적 오류 비교

구분
컴퓨터 이용 태블릿 이용 스마트폰 이용

p-value
n % n % n %

이상치 

 연령 128 0.3 4 0.1 7 0.4 0.062

 신장 및 체중 1,139 2.1 80 2.1 56 2.8 0.101

 주중 수면시간 7,854 16.1 383 10.5 236 11.9 <0.001

 주중 앉아서 보낸 시간 982 2.0 60 1.7 30 1.5 0.114

 주말 앉아서 보낸 시간 1,041 2.0 65 1.8 35 1.7 0.389

논리적 오류

 성별 78 0.2 6 0.2 5 0.3 0.391

 학년 615 1.2 42 1.2 30 1.4 0.766

 시기(흡연, 음주)*학년 291 0.6 20 0.6 11 0.4 0.646

ㆍ이상치 비율: 조사 참여자 중 기 발표된 통계집에 제시된 자료정제 기준에 따라 결측 처리된 비율

ㆍ시기*학년 논리적 오류 비율: 조사 참여자 중 흡연 및 음주의 경험 시기가 현재 학년보다 높은 경우와 궐련형 전자담배 처음 및 매일 사용 시기가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일 보다 

이전일 경우 결측 처리된 비율

표 2. 조사도구에 따른 조사 참여 및 탈락, 응답시간 비교

구분
컴퓨터 이용 태블릿 이용 스마트폰 이용

p-value
n % n % n %

조사 대상자 51,827 3,779 2,130

제외(장기결석 등) 2,154 4.2 125 3.3 71 3.3 

탈락(조사중단) 273 0.5 24 0.6 27 1.3 

조사완료 49,400 95.3 3,630 96.1 2,032 95.4 

불성실응답 101 0.2 6 0.2 7 0.3 0.336

참여 49,299 95.1 3,624 95.9 2,025 95.1

수업시간 초과 40 0.1 6 0.2 37 1.7 <0.001

2회 이상 접속 1,980 3.9 97 2.7 197 9.3 <0.001

응답시간(분) 49,299 12.0±0.01) 3,624 12.2±0.1 2,025 12.0±0.2 0.395

1) 중앙값±표준오차

ㆍ조사 제외: 표본학교 학생 중 장기결석 등으로 대상자 제외된 경우

ㆍ조사 탈락: 표본학교 학생 중 조사 중간에 중단된 경우

ㆍ조사 완료: 표본학교 학생 중 제외, 탈락인 학생을 제외한 경우

ㆍ불성실 응답: 조사 완료자 중 동일한 답변인 ‘1’을 연속적으로 응답(99백분위 이상)하고, 지나치게 짧게(1백분위수 이하) 응답한 경우

ㆍ참여: 조사 완료자 중 모든 조사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통계분석 대상인 경우

ㆍ수업시간 초과: 조사 참여자 중 조사응답시간이 수업시간(중학생 45분, 고등학생 50분)을 초과한 경우

ㆍ2회 이상 접속: 조사 참여자 중 2회 이상 접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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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학년에 관한 논리적 오류 비율은 조사도구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주요 건강행태 결과       

조사도구에 따른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그림 1에 제시

하였다. 주요 건강행태 지표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경우가 태

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사한 학생에 비해 현재 흡연율이 약 

1%p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조사도구에 따

라 현재 음주율, 신체활동 실천율, 과일 섭취율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민감한 지표로 여겨지는 지표 중 비만율(자가기입), 

자살 시도율, 가정형편으로 인한 경제적 도움 경험률도 조사도구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우울감 경험률은 컴퓨터,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조사한 학생이 태블릿을 이용하여 조사한 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성별 비교 시 남학생은 차이가 있었으나 여학생은 

조사도구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고찰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05년부터 학교 

컴퓨터실의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조사방법을 동일하게 적용

하여 실시하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컴퓨터를 이용

한 조사 참여가 어려운 경우 태블릿, 스마트폰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조사도구에 따른 수행과정 및 건강행태 결과를 비교

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도구에 따른 응답시간, 불성실 응답률 등 

조사수행 과정은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주요 건강행태 지표도 조사도구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다.  

조사도구는 컴퓨터를 이용한 비율이 89.6%로 가장 많았고 스

마트폰 이용은 3.6%였다. 조사도구에 따라 성별을 제외한 학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상태, 부모학력 등의 분포는 차이가 없

었다. 조사 과정에서 학교 컴퓨터실의 컴퓨터 이용이 불가한 경

우에만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

용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표본학교의 환경(컴퓨터실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조사도구가 결정되어 조사도구에 따른 학생의 특성

이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바일기기 적용에 관한 선행연구[1-3, 8-13]에서 조사표 구성, 화

면 및 입력방법은 조사의 질과 완료율과 관련이 있었다. 즉, 모바

일용 조사표 적용, 짧은 설문, 덜 복잡한 디자인의 경우 조사 탈

락률이 낮았고[8], 모바일기기에 최적화된 레이아웃(화면 크기, 입

력방법)을 적용 시 조사 완료 및 설문문항의 이해 정도가 높은 반

면 최적화되지 않은 버전에서는 조사 중단율이 높았다[9, 10]. 또한 

컴퓨터(태블릿 포함)와 스마트폰 각각 최적화된 조사표를 사용한 

경우 무응답률이 차이가 없었으나 컴퓨터용 조사표를 모바일 기

기에서 활용할 경우 조사의 질이 낮았다[2, 11]. 본 연구결과 조사도

구에 따라 참여율과 응답시간, 불성실 응답률은 차이가 없었으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경우 태블릿과 컴퓨터에 비해 조사 탈락, 수

업시간 초과하여 조사를 마친 경우와 2회이상 접속한 비율이 차

이가 있었다. 스마트폰 이용시에도 컴퓨터에 적합한 조사표를 적

용하여 조사표 및 화면구성이 스마트폰에 적합하지 않아 가독성

이 낮은 등 사용이 불편한 점을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조사도구에 따른 개방형 문항의 이상치 및 논리적 오류를 비교

한 결과, 신장, 체중, 앉아서 보낸 시간의 결측 처리, 논리적 오류 

비율은 조사도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주중 수

면시간에 따른 결측 처리 비율은 컴퓨터 16.1%, 태블릿 10.5%, 

스마트폰 11.9%로 컴퓨터를 이용한 경우에서 가장 높았다. 연도

별 수면시간의 분포, 중·고등학생들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주

중 일어난 시각은 오전 4시 이전, 오전 9시 이후를 이상치로, 주

중 잠자리에 든 시각은 오전 4시~오후 8시를 이상치로 간주하

여 결측 처리하고 있다. 2020년 전체 주중 수면시간의 결측은 

15.6%(8,473건)로 2019년(5,652건, 9.6%), 2018년(7,112건, 

11.6%)에 비해 6%p, 4%p 상승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불

규칙적인 등교 시간으로 인한 기상, 취침시간의 패턴 변경에 의

해 결측 비율이 증가되었고 컴퓨터로 조사한 경우가 90% 정도로 

대부분이므로 결측 처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로 인해 학생의 생활습관이 변화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2021년 수면시간 결측 처리시 이전과 동일한 기준 적용이 적절

한 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대부

분의 지표는 조사도구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우울감 경

험률은 남학생의 경우 태블릿을 이용한 학생이 16.6%로 컴퓨

터 20.4%, 스마트폰 19.1%에 비해 낮았고 여학생의 우울감 경

험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우울감 경험률은 성별, 학년에 따

른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고등학생

이 중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5]. 본 연구에서 우

울감 경험률이 조사도구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컴퓨터, 태블

릿, 스마트폰을 이용한 경우 각각 여학생, 고등학생(컴퓨터: 중

학생 23.1%, 고등학생 27.6%, 태블릿: 중학생 21.5%, 고등학

생 24.6%, 스마트폰: 중학생 22.9%, 고등학생 27.2%)에서 더 높

아 결과의 일관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정신건강 지표

인 스트레스 인지율, 자살 생각률, 자살 계획률, 주관적 수면 충

족률, 주관적 행복감 등은 조사도구별로 차이가 없어(자료 미제

시), 우울감 경험률이 태블릿에서 낮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

기는 어려워 2021년 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인지에 관한 모니터

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기존 조사

도구와 비교를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한 연구가 아니며 코로나19

로 인해 학교 컴퓨터실 이용이 불가한 경우 학교 단위로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건강행태에 스마트폰 이용 가능성을 대학생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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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흡연율

현재흡연율

현재흡연율

비만율

비만율

비만율

하루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하루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하루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자살 시도율

자살 시도율

자살 시도율

현재음주율

현재음주율

현재음주율

우울감 경험률*

우울감 경험률*

우울감 경험률

1일1회 이상 
과일섭취율

1일1회 이상 
과일섭취율

1일1회 이상 
과일섭취율

가정형편으로 인한
경제적 도움

경험률

가정형편으로 인한
경제적 도움

경험률

가정형편으로 인한
경제적 도움

경험률

스마트폰 이용

스마트폰 이용

스마트폰 이용

태블릿 이용

태블릿 이용

태블릿 이용

컴퓨터 이용

컴퓨터 이용

컴퓨터 이용

(단위:%)

(단위:%)

(단위:%)

9.3

10.1

8.7

19.0

19.7

18.5

24.8

19.1

28.4

10.6

13.6

8.7

2.0

1.2

2.4

13.6

23.2

7.6

11.9

17.1

8.7

3.3

5.6

1.9

8.4

8.8

7.8

19.8

19.6

20.0

22.8

16.6

30.6

9.7

10.6

8.5

2.3

1.7

3.0

13.5

18.9

6.8

12.2

16.1

7.4

4.4

5.4

3.2

9.6

8.9

10.3

18.6

19.1

18.0

25.4

20.4

30.8

10.7

12.2

9.2

2.0

1.3

2.7

14.1

19.9

7.8

12.1

15.5

8.4

4.5

6.1

2.7

전체

남자

여자

그림 1. 조사도구에 따른 주요 건강행태 결과 비교

* : p < 0.05

ㆍ현재 흡연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흡연한 사람의 분율

ㆍ현재 음주율: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ㆍ하루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최근 7일 동안 운동 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

ㆍ1일 1회 이상 과일 섭취율: 최근 7일 동안 1일 1회 이상 과일(과일주스 제외)을 먹은 사람의 분율

ㆍ비만율(자가기입):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체중(kg)/[신장(m)]2) 기준 95백분위수 이상인 사람의 분율

ㆍ우울감 경험률: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ㆍ자살 시도율: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ㆍ가정형편으로 인한 경제적 도움 경험률: 최근 12개월 동안 가정형편 때문에 가족이 아닌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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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건강행태조사 조사도구에 따른
주요 건강행태 결과

으로 검토한 연구에서 흡연, 음주 현황이 기존 방법과 비교 가능

하였고[14], 임상연구들을 토대로 한 리뷰연구에서도 설문문항과 

조사체계가 변경되지 않은 한 스마트폰 적용 시 기존 방법과 결

과 차이가 없었다[15].

본 연구를 통해 모바일기기 적용환경을 최적화할 경우 기존 수

행체계를 유지하면서 학교상황에 따라 컴퓨터를 대체 또는 병행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마트폰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기준 국내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5% 이상

[16]임을 고려한다면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스마트폰 도입은 큰 

무리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도 모바

일조사 이용 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개선하여 현재는 인터넷

조사를 우선적으로 조사에 적용하고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가구

방문에 의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질 및 참여율을 유지

하고 있다.  

결론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통해 수업시간을 할애

하는 동일한 조사 환경에서 이용하는 조사도구(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에 따라 주요 건강행태의 결과는 차이가 없었다. 향후 

조사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감염병 유행, 컴퓨터실 부

재, 학교 및 학생협조 저하 등 조사환경 악화의 가능성을 고려하

여 시간, 장소에 무관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사 도입 여부를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조사표 

개발 및 환경을 마련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조사

방법 변경에 따른 시계열 결과 비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후속 

연구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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