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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This study was examin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knowledge, attitude, and compliance with

preventive behavior on influenza A (H1N1) by University students. Methods: The sample consisted of 101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August to September 2009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mean scores of

knowledge (11.89 ± 1.39), attitude (30.16 ± 2.87), and compliance with preventive behavior (22.35 ±3.51) on

influenza A (H1N1) were above the average. The level of knowledg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regardless

of characteristics. Students' attitude differed according to gender (p<.001), and plan to seasonal influenza

vaccination for this year (p=.007). Compliance with preventive behavio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experience of seasonal influenza vaccination during last year (p=.010), experience of obtained information about

influenza A (H1N1) (p=.037).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knowledge and compliance with

preventive behavior (p<.001), attitude and compliance with preventive behavior (p<.001). Knowledge and attitude

was a predictor of compliance with preventive behavior (23.4%). Conclusion :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erceived knowledge and attitude may be necessary to improve compliance with preventive behavior on influenza

A (H1N1)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utilized in educational programs about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influenza among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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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대학생이지각한신종인플루엔자 A 의지식 태도및예방행위실천도와의관계(H1N1) ,

아 아니아 등에 산 월 행6 11

경보 단계 행 언하 에 다6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09; Kim,

2009; WHO, 2009).

신 플루엔 A 러스 감염경 는(H1N1)

과 재채 생 는 에 한 비말

비 에 직 간 에 한 에 하고, ,

상 는 열 후통 콧 코막 피 감 통, , , , , , ,

근 통 등 경한 상 시 다(Senanayake, 2009;

사 가마다 다양Zimmer & Burke, 2009).

하나 미만 낮 도 할 수 지만 만 내, 0.2% ,

과질 신 등 고 험 에 질 진행,

사망 래하여 결 행 쟁 에 는 상당한

피해가 생할 수도 다(Kim, 2009; Wenzel & Edmond,

2009).

한편 신 플루엔, A 병 약 가(H1N1) 70%

사 에 상 에 과하다10~30 60 1%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2009;

는 아나 경우 학 나 직장 등Kim, 2009).

집단생 주 하 에 차 사람 간 에 많

어 본다 라 가 학 차원.

들에게 특별 각 보 통하여 신 플루엔

A 행 강 하고 다 그러나(H1N1) .

들 학생 신체 신 장 루어지는 청,

거쳐 에 어든 에 해당 는 시

지만 아나 청 에 비해 모나 주 사람 건,

강 돌 지 못하는 시 도 하 후,

에 비해 건강습 고 지 않 상태 므 건

강 진행 가 하게 수행 수 는 가능 크다

실 내 학생 건강 진 행(Fardy et al, 1995).

행연 결과에 학생 시 는 아 식 립

어 건강행 하 한 한 시 에도 하고

람직한 건강 진행 실천 다 함 나타났다

특 신 플루엔(Lee, 2005; Yang, 2005). A (H1N1)

하여 가차원 실시한 신 플루엔 A (H1N1)에

한 신 우 실시한 고등학 학생들에 비, ,

해 학생들 학 숙사에 생 하고

신 우 상에 질 에 한

욱 큰 편 다 라 학생 간 염 할 수.

는 보건 포함한 신 플루엔 A (H1N1)

건강 리 략 루어 야 한다.

보건 목 건강행 실천에 건강행,

실천 도하는 는 보 지식에 한

태도가 어야 한다 라 신 플루(Moon, 2004).

엔 A 한 가 차원 보가 실(H1N1)

학생들에게 어느 도 지 고 고 그것 탕,

행 가 어느 도 실천 고 는지 하는 것 신

플루엔 A 건강 지키는 한(H1N1)

라고 생각 다 한 그동안 연 어진 신 플루엔.

연 는 안 태도 지식 행 변, ,

료 역할(Rubin, Amlot, Page, & Wessely, 2009),

료(Shaw, Chilcott, Hansen, & Winzenberg, 2006),

지식 태도 지도 수행도, , , (Choi, Choi, & Park, 2009; Park,

등과 같 수에 과하2008; Yang & Choi, 2009) ,

연 가 질병 리 주 루고

는 실 다.

에 본 연 는 신 플루엔 A 취약(H1N1)

큰 비해 아나 청 과 비 하여 건강에 한,

가 리가 한 학생에 고 그들 신 플루,

엔 A 지식과 태도 행 실천도(H1N1)

에 하여 악하고 한 연 는 학생에게 효,

고 행 가능한 신 플루엔 A 한(H1N1)

보건 프 그램 수립 한 료 공하여 후

학생들 건강 진에 도움 주 해 시도 었다.

연구목적2.

본 연 는 학생 지각한 신 플루엔 A (H1N1)

지식과 태도 행 실천 도 악하고 변수 간,

상 하 한 것 체 목 다,

과 같다.

� 학생 신 플루엔 A 지식 태도(H1N1) , ,

행 실천 도 악한다.

� 학생 질병 특 에 신 플루

엔 A 지식 태도 행 실천 도 차(H1N1) , ,

악한다.

� 학생 신 플루엔 A 지식 태도(H1N1) , ,

행 실천 도간 상 계 악한다.

� 학생 신 플루엔 A 행 실천(H1N1)

도에 한 신 플루엔 지식과 태도 향 도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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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설계1.

본 연 는 학생 지각한 신 플루엔 A (H1N1)

지식과 태도 행 실천 도 악하고 변수 간,

상 규 하 한 술 상 계 연 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2.

본 연 상 는 월 월 지2009 8 31 9 11

연 편 에 해 역시 재 개 학 에 재D

학 학생 연 목 에 한 듣고 해한

후 직 연 에 참여할 것 동 에 한 었110

다 연 상 수는. G*power program (Faul Erdfelder,

용하여 산 하 다 다 귀Lang, & Buchner, 2007) .

에 수 보통수 효과크 는.05, .15, power

지하는 본 연 에 필 한 본수는.80 68

하나 탈락 료 고 하여 하, 110

다 료수집 연 상 가 지에 직 답하도.

하 료가 실한 하고 연, 9 , 101

결과 하 다.

연구도구3.

신종인플루엔자 의 지식1) A(H1N1)

지식 어떤 상 연 하거나 우거나 는 실천

통해 얻 한 식 나 해 는 식에 해 얻어진

과 사 에 한 단편 사실 경험 식, , (Hwang,

Ryoo, 말한다 신 플루엔&Park, 2007) . A (H1N1)

지식 하 하여 Kim 사용(2005)

한 플루엔 에 한 지식 도 항21 KCDC

( 에 시한 신 플루엔 책 지 타2009)

내용 근거 신 플루엔 에 맞게 수 보 하여 15

항 여 사용하 다 항 신 플루엔 하.

여 질병 항 질병 병 원 항 질병2 , 2 ,

항 질병 진단 항 질병 료 항 질병4 , 2 , 3 ,

항 하 다 내용타당도는 간 학 수3 .

감염 내과 수 감염 리 간 사1 , 1 , 1

하 고 CVI 는 었다 모(content validity index) 0.95 .

든 항 식 답 답 주어1 , 0 ,

수 는 에 고 수가0 15 ,

수 지식 것 미한다 본 연 에 도 신뢰.

도는 나타났다Kuder-Richardson=.71 .

신종인플루엔자 의 태도2) A(H1N1)

태도는 어떤 사 나 사실에 해 가지고 는 느낌 나

도(Ajzen & Fishbein, 1977; Hwang et al., 2007)

말한다 신 플루엔. A 태도는(H1N1) Park (2006)

사용한 플루엔 에 한 태도 도 항18

KCDC 에 시한 신 플루엔 책 지(2009)

타 내용 근거 신 플루엔 에 맞게 수 보 하

여 항 여 사용하 다 항 내용 신 플루10 .

엔 하여 개 별 처 생 여행 식사 신( , , ,

보 얻 주 사람에게 당 질병 행, ),

도 질병 안 도 등 하 다 항 척, . Likert 4

도 내용타당도 해 간 학 수 감염 내과 수1 , 1

감염 리 간 사 하 고, 1 , CVI

는 었다 항별(content validity index) 0.93 . 그

지 않다 1 , 그 지 않다 2 , 그 다 3 , 매우 그 다

수가 수 태도 미한다 본4 .

연 에 도 신뢰도는 나타났다Cronbach's =.81 .⍺

신종인플루엔자의 방행위 실천도3)

신 플루엔 A 행 실천도는 신(H1N1)

플루엔 A 에 하여 행 상생 에(H1N1)

어느 도 실천하고 는 지 악하 한 것 본 연

가 KCDC 에 시한 신 플루엔 민 행(2009)

동 비 한 타 감염 지 하여 연

목 에 맞게 지 항 개 하여 사용하 다 항.

에티켓 독 비말과 공 주 씻 격리 병원, , , , ,

식 등 한 척도 항, Likert 3 10

었다 내용타당도 해 간 학 수 감염 내과. 1 ,

수 감염 리 간 사 하 고1 , 1 , CVI

는 었다 항별(content validity index) 0.95 . 거 안 한

다 1 , 보통 다 2 , 한다 수가 수3

행 실천도가 것 미한다 본 연 에 도.

신뢰도는 나타났다Cronbach's =.84 .⍺

자료분석4.

수집 료는 프 그램 용하여SPSS/WIN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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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대학생이지각한신종인플루엔자 A 의지식 태도및예방행위실천도와의관계(H1N1) ,

산통계 처리하 다 는 연 상.

질병 특 신 플루엔, A 지식(H1N1) ,

태도 행 실천 도는 빈도 평균과 편, , ,

차 하 고 질병 특 에 지식 태, ,

도 행 실천 도 차 는 하, t-test, ANOVA

후 평균비 는 사후 검, ANOVA Scheffe

하 다 신 플루엔. A 지식 태도(H1N1) , ,

행 실천 도 간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

fi 산 하 고 신 플루엔cients , A (H1N1)

행 실천도에 한 신 플루엔 A 지식과(H1N1)

태도 향 도 규 하 하여 Stepwise Multiple

하 다 다 귀 후 독립변수에Regression .

한 귀 가 다 공 차 특 값 등, ,

하 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1.

연 상 특 별 남 11 (10.9%),

여 었다 학 학 학90 (89.1%) . 1 13 (12.9%), 2

학 학 었다46 (45.5%), 3 36 (35.6%), 4 6 (5.9%) .

연 상 질병 특 지난 해 계89 (88.1%)

신 하지 않았고 하지 않,

는 귀찮아 가 가장 많았29 (32.5%) , 몰라

17 (19.1%), 시 쳐 11 (12.4%), 심 없어

10 (11.2%), 시간 없어 , 효과가 없 것 같아 7

(7.9%), 맞 필 가 없어 5 (5.6%), 약값 비싸 3

순 었다 연 상 해 계 신(3.4%) .

할 상 는 었고 신 플루엔77 (76.2%) ,

에 한 보 얻 경험 는 상 는35 (34.7%)

었다 신 플루엔 에 한 보 얻 경험 는 상.

그 처가 매체 신 경우가( , TV) 19 (54.3%)

가장 많았고 그 다 많았다, 10 (28.6%) .

후 고 하는 신 플루엔 에 한 내용

가장 많았 그 다81 (20.1%) , 감염 상

76 (18.9%), 감염 후 결과 75 (18.6%), 료 72

(17.9%), 58 (14.4%), 원 균 순41 (10.2%)

었다 후 신 플루엔 에 한 경우 그.

강 가 가장 많았 그 다44 (43.6%) ,

매체 신 용 과 보 플( , TV) 37 (36.6%),

용 각각 순 었다10 (9.9%) (Table 1).

2. 신종인플루엔자A 의지식 태도및예방행위실천도(H1N1) ,

연 상 가 지각한 신 플루엔 지식

수는 만 에 평균 었고 답15 11.89±1.39 ,

었다 답 가장 항79.3% . 여행 가 귀

후 내 도 상 열과 어 콧 코막7 37.8

Table 1. General and Influenza A (H1N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11 (10.9)
90 (89.1)

Grade 1
2
3
4

13 (12.9)
46 (45.5)
36 (35.6)
6 (5.9)

Experience of seasonal
influenza vaccination
during last year

Yes
No

12 (11.9)
89 (88.1)

Unvaccinated reason
for influenza last year
(n=89)

Tiresome
Lack of time
Expensive drugs
Pass the time
No effect
Indifference
Ignorance
Unnecessary

29 (32.5)
7 (7.9)
3 (3.4)

11 (12.4)
7 (7.9)

10 (11.2)
17 (19.1)
5 (5.6)

Plan to seasonal
influenza vaccination
for this year

Yes
No

77 (76.2)
24 (23.8)

Experience of obtained
information about
influenza A (H1N1)

Yes
No

35 (34.7)
66 (65.3)

Sources of obtain
information (n=35)

Internet
Media (news, TV)
Pamphlet
Nearby people

10 (28.6)
19 (54.3)
2 (5.7)
4 (11.4)

Desired educational
content about
influenza A (H1N1)
in the future†

Prevention
Pathogenesis
Treatment
Infection symptoms
The result of
infection
Infection spread

81 (20.1)
41 (10.2)
72 (17.9)
76 (18.9)
75 (18.6)
58 (14.4)

Desired educational
method about
influenza A (H1N1)
in the future†

Internet
Media (news, TV)
Lecture
Pamphlet

10 (9.9)
37 (36.6)
44 (43.6)
10 (9.9)

†
Multipl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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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통 개 상 시 지 병원에, , 1

진료 아야 한다 (98.0%), 신 플루엔 는 사람에게

병 키지 않는다 (96.0%), 재 통 는 돼지고

가열하여 리해 어도 신 플루엔 에 감염 수

다 (95.0%), 도 상 열과 어 콧 코막37.8

후통 개 상 신 플루엔, , 1

심 가 다 , 신 플루엔 료 는 타미플루 릴,

가 다 순 었고 답 낮 항(93.1%) ,

마스크 천 도 신 플루엔 가능하( , )

다 (32.7%), 근 생하는 러스는 다H5N1 59.4%),

신 플루엔 료 는 병 후 시간 내에 약한48

다 순 었다(74.3%) .

연 상 신 플루엔 태도는 만 에 평40

균 었다 항별30.16±2.87 . 신 플루엔 에

돼지고 지 않는다 (3.67±0.55/4 ), 신 플루엔

행가능 계 가하고 다고 생각한다 (3.48±

0.64/4 ), 신 플루엔 신 한다 (3.38±

0.69/4 ), 신 플루엔 에 주 씻는다

3.32±0.69/4 ), 신 플루엔 에 한 보 얻는다

3.13±0.50/4 ), 신 플루엔 는 나 는 없는

질병 다 순 게 었고(3.10±0.74/4 ) , 신

플루엔 에 할 는 마스크 하고 다닌

다 (1.44±0.61/4 ), 신 플루엔 에 해 여행

하지 말아야 한다 (2.66±0.76/4 ), 신 플루엔 에

하여 주 사람에게 당 한다 순(2.90±0.74/4 )

낮게 었다.

연 상 신 플루엔 행 실천

도는 만 에 평균 었다 항별30 22.35±3.51 . 평

보다 주 씻는다 (2.69±0.54/3 ), 돼지고

는 는다 가 게 었(2.63±0.56/3 )

고, 고리나 등 많 닿는 청 독

늘린다 (1.79±0.61/3 ), 필 한 가 삼

간다 가 낮게 었다(1.95±0.74/3 ) (Table 2).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신종인플루엔자3. A

의 지식 태도 예방행위 실천 정도의 차이(H1N1) , ,

연 상 질병 특 에 신 플

루엔 지식 별(t=-.133, p 학=.897), (F=1.188,

p 지난 해 계 신 여=.318), (t=.938,

p 해 계 신 여=.611), (t=.271, p=

신 플루엔 에 한 보 얻 경험.787), (t=.574,

p 에 어 그 차 가 통계 하지 않았다=.568) .

연 상 질병 특 에 신 플

루엔 태도는 별(t=-4.749, p<.001 해 계),

신 여 (t=2.756, p 에 통계=.007)

한 차 보 나 학, (F=.958, p 지난 해=.416),

계 신 여 (t=.758, p 신 플루엔=.450),

에 한 보 얻 경험(t=1.349, p 에 차=.181)

는 통계 하지 않았다.

연 상 질병 특 에 신

플루엔 행 실천 도는 지난 해 계 신

여 (t=2.506, p=. 신 플루엔 에 한 보010),

얻 경험(t=2.116, p=. 에 통계 한037)

차 가 었 나 별, (t=-.664, p=. 학520), (F=.190, p=

해 계 신 여.903), (t=1.182, p=

에 차 는 통계 하지 않았다.240) (Table 3).

신종인플루엔자4. A 의 지식 태도 및예방행위실천(H1N1) ,

도 간의 관계

연 상 신 플루엔 A 지식 태도(H1N1) ,

행 실천도 간 상 지식과 행 실천도

(r=.374, p<.001 태도 행 실천도), (r=.345,

p<.001)에 통계 한 계 보 지만,

지식과 태도(r=.107, p 에 는 통계 한=.285)

계 보 지 않았다(Table 4).

신종인플루엔자5. A 의 예방행위 실천도에 대한 지(H1N1)

식과 태도의 영향 정도

연 상 신 플루엔 A 행 실(H1N1)

천도에 한 신 플루엔 A 지식과 태도(H1N1)

검 하고 어떤 변수가 강 한 지니고,

는 지 하 해 단계별 다 귀 용하여

Table 2. Knowledge, Attitude, andCompliance with Preventive
Behavior (N=101)

Variables M±SD Range

Knowledge† 11.89±1.39 0~15

Attitude 30.16±2.87 10~40

CPB 22.35±3.51 10~30

CPB=compliance with preventive behavior.
†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79.3%.



Vol. 22, No. 3, 2010 255

일부대학생이지각한신종인플루엔자 A 의지식 태도및예방행위실천도와의관계(H1N1) ,

하 다 독립변수에 한 귀 가 검 하.

하여 차 등 산 규 포 다 공 진단, ,

결과 공차한계 가 상 었고 산, (tolerence) .988 .1 ,

창 는 하 보여 다 공(VIF) 1.012 10

가 재하지 않았다 차 결과 검. , Durbin Watson

결과는 에 가 워 모 차항 간에 상1.989 2

없는 것 나타나 차 등 산 과 규 포 가

만 하 다 신 플루엔. A 행 실천(H1N1)

도에 해 신 플루엔 A 지식(H1N1) 14%

나타냈고 태도는 보여 태도보다, 9.4%

지식 행 실천도에 하여 보다 향 주는

변수 알 수 다 한편 신 플루엔. A 지(H1N1)

식과 태도는 신 플루엔 A 행 실천도(H1N1)

에 하여 체 보 다23.4% (Table 5).

논 의

본 연 는 학생 신 플루엔 A 지식(H1N1) ,

태도 행 실천도 알아보고 들 간 계,

악하 한 술 상 계 연 학생 신 플루

엔 A 한 효 프 그램 개(H1N1)

하는 어 합리 근거 공하 하여 수행 었

Table 3. Knowledge, Attitude, and Compliance with Preventive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and Influenza A (H1N1) related
Characteristics (N=101)

Variables Categories
Knowledge Attitude CPB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Gender Male
Female

11.82±1.99
11.90±1.31

-.133
(.897)

26.64±3.38
30.59±2.50

-4.749
(.000)

21.45±4.87
22.46±3.32

-.664
(.520)

Grade 1
2
3
4

12.54±1.05
11.87±1.31
11.72±1.52
11.67±1.63

1.188
(.318)

30.15±2.97
30.65±2.40
29.58±3.13
29.83±4.36

.958
(.416)

22.46±3.76
22.48±3.30
22.03±3.72
23.00±4.01

.190
(.903)

Experience of seasonal influenza
vaccination during last year

Yes
No

12.08±1.62
11.87±1.36

.938
(.611)

30.75±3.57
30.08±2.78

.758
(.450)

24.67±2.84
22.03±3.48

2.506
(.010)

Plan to seasonal influenza
vaccination for this year

Yes
No

11.96±1.57
11.87±1.33

.271
(.787)

30.58±2.73
28.79±2.96

2.756
(.007)

23.08±3.69
22.12±3.44

1.182
(.240)

Experience of obtained information
about influenza A(H1N1)

Yes
No

12.00±1.33
11.83±1.42

.574
(.568)

30.69±2.89
29.88±2.85

1.349
(.181)

23.34±3.30
21.82±3.52

2.116
(.037)

CPB=compliance with preventive behavior.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he Knowledge, Attitude, and Compliance with Preventive Behavior (N=101)

Variables Knowledge Attitude CPB

Knowledge 1 .107 .374***

Attitude 1 .345***

APB 1

CPB=compliance with preventive behavior.

*p<.05; **p<.01; ***p<.001.

Table 5. The Effect on Compliance with Preventive Behavior (N=101)

Compliance with preventive behavior

Variables B R2 Cum R2
β t p

Knowledge .864 .140 .140 .341 3.839 .000

Attitude .376 .094 .234 .308 3.468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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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실 양남영·

그 결과 지식과 태도는 행 실천도에 향 미,

다는 것 하 다.

연 상 질병 특 살펴보 가 지난, 88.1%

해 계 신 하지 않았고 하지 않,

는 가32.5% 귀찮아 가, 19.1% 몰라 다 그에.

해 연 상 해 계 신 할

상 는 었다 는 학생들 건강76.2% .

리에 한 행 가 거 한 과 달리 가 차원

보 등 하여 신 플루엔 A 과 같(H1N1)

염 질 과 건강 재 차 지하고

알 수 다 신 플루엔 에 한 보 얻 경험.

는 상 는 었고 그 처가 매체34.7% ,

신 었 후 신 플루엔 에( , TV) ,

한 게 다 내용 과 감염 상

주 원하 고 강 식 망하 다 는, .

울시 보건 보건 간 직 공 원들 상 한, Park

연 에 가 수하 고 매(2006) 27.2% ,

체 에 보 얻었다는 결과 사56.2%, 18.5%

한 결과 보 다 한 보 공 처 매체.

우 순 Kim 과 과(2005) Ahn, Yoo, Park

Kim 연 도 사한 결과 나타냈다(2008) .

학습효과 극 할 수 도 상 들 능 수

에 맞고 상 미 주 집 고 상 들,

극 참여할 수 도 러 키 하

고 하는 내용 효과 달할 수 어야 한다(Kang,

본 연 결과에 보 학생들 후 강 식2007). ,

망하 므 에 해당,

는 상 에게 강 식 공할 에도

하고 한 내용 에 도 도가 것 우,

강 한다 효 수학습 것 다.

연 상 가 지각한 신 플루엔 지식

수는 만 에 평균 었고 답15 11.89±1.39 ,

었다79.3% . Park 연 에 보건 간 직 공(2006) ,

원 플루엔 에 한 지식 만8.69 (15 ),

거 병원 간 사 신 플루엔 에 한 지식 에

등 만 과Choi (2009) 11.9 (15 ), Yang Choi (2009)

는 만 었다 본 연 상 지식 도는11.6 (15 ) .

보통 수 알 수 고 는 가 실시 는 신,

플루엔 에 한 보 효과라고 보아진다. 마

스크 천 도 신 플루엔 가능하다( , ) 에

한 답 낮게 나타났는 는 보건 학원생 상

한 Kim 연 간 사 상 한 등(2005) Choi

등 연 사한 결과 다 는 계 는 보(2009) .

에도 하고 마스크 마스크 차 에, N95

한 해 신 플루엔 감염경 에 한 한 지식

하다고 생각 향 보보다는 개 집

단 별 하게 지할 수 도 루어

야 할 것 다 연 상 신 플루엔 태도는. 40

만 에 평균 었다 행연 보건30.16±2.87 . ․

간 직 공 원 플루엔 에 한 태도 연 한

Park 만 거 병원 간 사(2006) 40.59 (60 ),

상 한 등 연 에 는 만Choi (2009) 52.1 (56 )

었다 직 상 하는 료 들과 마찬가.

지 본 연 상 태도도 비 알 수

다 그러나 보건. ․간 직 공 원 상 한 Park (2006)

연 에 같 신 플루엔 에 해 여행 하

지 말아야 한다 는 것에 한 태도는 나타났다.

는 학생들 신 플루엔 에 하여 심

과 태도 가지고 지만 가 행 보 고

는 염 질 에 한 심각 느끼지 못하고 어 그

에 하여 한 처 하지 못하고 다고 본다 그러한.

결과는 결 개 별 건강 리에 지 않 향 수

것 라 생각 다 연 상 신 플루엔.

행 실천 도는 만 에 평균30 22.35±3.51

었다 거 병원 간 사 상 한 등. Choi (2009)

연 에 는 만 었다 항별 개45.9 (56 ) .

생에 한 실천 하고 었지만 필 한,

가 삼간다는 것 한 실천 보 다 는 씻.

같 개 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생 에

행 에 하여 극 보 통하여 그

지시키고 그 극 실천 도해,

야 할 것 다.

그러나 상 지식 태도 행 실천도 결과, ,

에 행연 상 가 보건 료 는

상 므 본 연 상 학생과 단순한

수 비 가 가하 므 후 학생 상 복연

하여 그 결과 비 하여야 할 것 다.

연 상 질병 특 에 신 플

루엔 지식 별 학 지난 해 계 신, ,

여 해 계 신 여 신 플루엔, ,

에 한 보 얻 경험에 차 는 통계

하지 않았다 는 수 여 에 차 보.



Vol. 22, No. 3, 2010 257

일부대학생이지각한신종인플루엔자 A 의지식 태도및예방행위실천도와의관계(H1N1) ,

Park 연 연 에 차 보 등(2006) Ahn

과(2008), Yang Choi 연 다 결과 다 본(2009) .

연 에 는 학생 상 므 연 에 어 그 가

지 않아 차 가 없게 나타난 것 보 고 한 본 연 에,

는 체계 경험 아닌 보 얻 경험에

차 악한 것 므 러한 특 지식에 차 지

않 것 여겨진다.

연 상 질병 특 에 신 플

루엔 태도는 별과 해 계 신

여 에 통계 한 차 보 나 학 지, ,

난 해 계 신 여 신 플루엔 에 한,

보 얻 경험에 차 는 통계 하지 않았

다 는 연 상 특 에 차 가 없었.

등 연 횟수에 차 보Ahn (2008)

과Kim Lee 연 연 에 차 가 었(2006)

등 연 는 다 결과 나타냈지만 건강에Choi (2009) .

한 신 에 어 별 차 가 었 Moon 과(2004)

과Lee, Kim, Kim Kim 연 는 사한 결과 보(2000)

다 특 본 연 에 는 여학생 남학생보다.

태도 보 고 다 는 질병에 한 태도가 별 차 가.

수 나타나고 고 신 플루엔 에 한 태도

변 해 는 극 용하여 남학생 여학생 상,

하는 건강 리 해 는 차별 근 식 통하

여 질병에 한 태도 도하여야 할 것 다.

연 상 질병 특 에 신 플

루엔 행 실천 도는 지난 해 계 신

여 신 플루엔 에 한 보 얻 경험에

통계 한 차 가 었 나 별 학 해, , ,

신 여 에 차 는 통계 하지

않았다 는 횟수에 라 차 가 보 과. Kim Lee

등 연 사한 결과 행(2006), Choi (2009) ,

실천도는 평 신 건강 리 하고 질병과,

보 얻 경험 도 그 지 않 경우보다 질병과

행 가 실천 알 수 다.

연 상 신 플루엔 A 지식 태도(H1N1) ,

행 실천도 간 상 지식과 행 실천

도 태도 행 실천도에 통계 한,

계 보 지만 지식과 태도에 는 통계 한,

계 보 지 않았다 는 과. Kim Lee 결과 사(2006)

함 보 지만 지식 수 태도가 았다는, Park

등 연 는 다 결과 보 다 한(2006), Ahn (2008) .

편 Gill 연 에 는 지식 수 행 실(2004)

천도가 다고 하 고 등 연 에 도 건강신, Lee (2000)

과 건강행 실천도는 한 상 계가 었다고 보고

하 다 는 지식과 태도는 행 실천도에 향 주.

는 알 수 다 질병에 한 지식수 고. ,

태도가 수 행 에 한 실천도가 다.

에 연 상 신 플루엔 A 행(H1N1)

실천도에 한 신 플루엔 A 지식과 태도(H1N1)

지식 태도는 체 나타14%, 9.4%, 23.4%

내어 태도보다 지식 행 실천도에 보다 향

주는 변수 알 수 다 질병 행동 변.

해 는 어느 도 그 질병에 하여 지하고 는가가

하다(Rubin et al. 라 질병과 행, 2009).

실천 향상시키 해 는 태도 포함한 체

계 필 하다고 볼 수 다.

상 결과에 같 학생 신 플루엔, A

에 한 건강 리 하 해 는 신 플(H1N1)

루엔 A 지식 향상시키고 안감과 공포감(H1N1) ,

없는 태도 갖도 하여 신 플루엔 A

에 한 행 하고 지 실천할 수(H1N1)

도 도모하여야 할 것 다 한 후 학생.

상 용하게 건강 리 프 그램 개 에 극

하여 실 용 가능한 효 프 그램 개 어야

할 것 다.

결론 및 언

본 연 는 학생 지각한 신 플루엔 A

지식과 태도 행 실천 도 알아보고(H1N1)

들 간 계 규 하 해 실시 었 주 결과는

다 과 같다.

상 들 신 플루엔 A 지식수 보(H1N1)

통 상 었고 태도는 었 신 플루엔, , A

에 한 행 실천도는 보통 상 었다(H1N1) .

질병 특 신 플루엔 A 에 한(H1N1)

지식과는 한 차 보 는 특 없었 나 질병,

특 별과 해 계 신 여 에

신 플루엔 A 에 한 태도 는 한 차(H1N1)

보 질병 특 지난 해 계 신,

여 신 플루엔 에 한 보 얻 경험에

신 플루엔 A 행 실천도 는 한(H1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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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 다 신 플루엔. A 지식 태도(H1N1) ,

행 간에는 한 상 계가 었 신,

플루엔 A 행 실천도에 한 신(H1N1)

플루엔 지식과 태도는 갖는 것23.4%

나타났다.

상 연 결과 살펴볼 본 연 는 비 학,

상 들만 편 본 한 한 는 하지만 신

플루엔 A 취약 큰 해 아나(H1N1) ,

청 에 비해 건강 리에 함 는 학생 신

플루엔 A 건강 리 략 한 안(H1N1)

모색하는 료 공하 다는 에 찾

수 다 후에는 본 연 근거 학생에게 신 플.

루엔 A 에 한 한 지식 습득과 태(H1N1)

도 공할 수 고 후 결과가 상생 실천에

도움 수 는 프 그램 개 용 후 그 효

과 하여 건강한 학생 시 루는

도움 것 다.

본 연 통하여 학생 한 었 상,

하여 복연 가 필 할 것 고 효 프,

그램 개 한 피 도 악하는 연

실시할 것 언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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