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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간호대학생의 HPV 예방접종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HPV 지식과 인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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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Human Papillomavirus(HPV) vaccination is the best prevention for cervical cancer. Therefor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best predictors of HPV vaccination status in female nursing university students. Methods: 
Five hundred and forty junior and senior female nursing students from Seoul and provinces of Kyunggi, 
Chungcheong and Gyungsang completed paper and pencil questionnaires. Descriptive statistics, x2 test, t-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ith dummy variables were conducted using SAS 9.2. Results: Of the total stu-
dents, 56.8% were vaccina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bivariate relationships, family economic status, 
school type, perceived susceptibility, perceived benefit and perceived barriers (cost, time, distance from hospital 
and side effect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vaccination status. After controlling fo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HPV related knowledge score, higher family economic status (Adjusted Odds Ratio [AOR]: 3.78, 95% 
Confidence Interval [CI]: 1.21~11.76), private university (AOR: 1.69, 95% CI: 1.14~2.53), higher perceived benefit 
(AOR: 1.80, 95% CI: 1.47~2.20), lower perceived barrier (cost) (AOR: 0.86, 95% CI: 0.74~0.99), lower perceived 
barrier (time) (AOR: 0.71, 95% CI: 0.61~0.84), and lower perceived barrier (side effects) (AOR: 0.82, 95% CI: 
0.72~0.94)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HPV vaccination. Perceived benefit, perceived barrier (time) and per-
ceived barrier (side effects) were the top 3 predictors of HPV vaccination status.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vaccinated female nursing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be from higher family economic status and private 
universities and have a higher perception of benefit and a lower perception of barriers (cost, time, and side effects). 
Thus, efforts to increase HPV vaccination rates of female nursing students should focus on improving their percep-
tion of benefit while lowering their perception of barriers, particularly cost, time and sid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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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현 주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 자궁경부암은 2번째로 흔하다[1]. 

미국의 경우 2015년 13,000명이 자궁암으로 진단받았고, 4,000

명이 자궁암으로 인해 사망하였다[2]. 또한 우리나라 국가암정

보센터(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의 2013년 통계

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발생률은 모든 암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따라서 자궁경부암에 한 예방 및 관

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궁경부암

의 70%는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16과 18형의 감염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4]. 연구

에 따르면,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75%에서 HPV에 일생동

안 한번이라도 감염될 가능성은 75%라고 보고되어[5], HPV

에 한 예방접종을 통해 자궁경부암의 발생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므로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HPV 백신 접종을 적극 권

장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PV 백신 접종률은 그리 높지 않다. 

HPV 백신 접종률은 여 생의 경우 11.2~22.9%정도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6-8]. 따라서, HPV 백신에 한 예

방접종률을 올리는 것은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

므로, HPV 백신 접종과 관련된 영향요인들을 파악하여 관리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백신 예방

접종을 결정하는데 있어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추천이 매우 중

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9]. 즉, 보건의료 전문가 자신이 HPV 

백신에 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환자들의 백신접종을 지연

시킨다고 하였고[10,11], HPV 백신은 아니지만 독감백신을 맞

은 간호사의 경우 환자들에게 독감백신을 더 많이 권유한다고 

하였다[12]. 따라서 향후 보건의료 전문인인 간호사가 될 간호

학생들을 상으로 HPV 관련 지식과 HPV 백신 접종과 관

련된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간호

학생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이들

이 보건의료 전문가가 된 이후에 주변인들에게 미칠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HPV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된 국내 문헌을 살펴보

면, 간호 학생들 보다는 주로 여 생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즉, 여 생을 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교육의 효과를 살펴보

거나[13], 인유두종바이러스, 자궁경부암 및 HPV 백신에 한 

지식과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가 부분이다[7,14,15]. 

혹은 일반 학생들의 예방접종에 한 인식, 신념, 태도 등을 

살펴보았다[8,16-18]. 간호학과 여학생들을 살펴본 연구는 2개

로[19,20], 이들의 연구는 일 지역 간호 학생들에 국한된 연구

이므로, 보다 광범위한 샘플링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 학생들은 예비 보건의료인으로서, 앞으로 이들

이 임상에 나아가 백신을 권유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가정했

을 때, 이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려면 어떤 부분의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

서는 주로 지식과 인식(인지된 민감성, 심각성, 이익, 장애성)들

이 접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 생을 중심으로 살펴보

았으나[8,15,16,18], 이들 변수 사이의 상 적인 중요성에 해

서 살펴본 연구가 없다. 이는 효과적인 교육 중재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기초자료이므로 그 연구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 간호 학생들을 상으로, 보다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을 포함시켜 표성을 확보하려고 하였

으며, HPV 백신에 한 지식과 인식이 백신 접종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동시에, 어느 변수가 가장 많을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아, 향후 여자 간호 학생들을 위한 HPV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중재 개발 시에 구체적으로 활용가

능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자 간호 학생에서 HPV 백신 예방

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상 적 영향력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간호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HPV 관련 지식, HPV 백신 

예방접종 관련 인식 및 백신 예방접종률을 파악한다. 

 일반적 특성, HPV 관련 지식, HPV 백신 예방접종 관련 

인식과 백신 예방접종 상태와의 관련성을 단변량 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일반적 특성과 HPV 관련 지식을 고려한 상태에서 HPV 

백신 예방접종 관련 인식이 백신 예방접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어떤 종류의 HPV 백신 예방접종 관련 

인식이 백신 예방접종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지를 분석

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자 간호 학생의 HPV 백신에 관한 인식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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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예방접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단면적 상관

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자 간호 학생들의 HPV 백신 예방

접종에 한 인식이 백신 예방접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지역에 위치한 5개의 4년

제 간호학과 3 ․ 4학년 여학생들을 상으로 편의추출을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학 내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IRB 심의번

호: 2014-09-007-001)를 통과한 후 실시하였다. 2014년 10-12

월 중에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간호학과 교수

이므로, 권력관계에서 생리는 윤리적 문제를 피하고자 소속학

교 학생들은 연구 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자가 여러 지역 

간호학과 학생회와 접촉하여 연구를 수락한 학교 학생을 상

으로 하였으며, 학생 표에게 연구방법과 개요, 목적 등 연구 

전반에 관해 설명하였고, 학생 표가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면서 연구의 목적과 비 보장에 관한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

생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를 마친 후 소정

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5개 학교로부터 총 547부가 수거되

었으며, 이 중 자료의 응답이 부실한 7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54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상으로 포함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조사지는 일반적 특성, HPV 및 HPV 백

신 예방접종에 관한 인식, HPV 관련 지식, HPV 백신 예방접

종 상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

년, 주관적으로 인지한 가족의 경제수준, 자궁경부암 가족력

을 포함하며, 자가보고 형식으로 조사하였다. 자궁경부암 가

족력은 어머니, 할머니(친가, 외가 포함), 혹은 여자 형제의 자

궁경부암 가족력을 포함하였다. 

HPV 및 HPV 백신 예방접종에 관한 인식은 인지된 감수성, 

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유익성, 인지된 장애요인으로 구성되었

다. 인지된 감수성, 심각성, 유익성은 Mayers and Goodwin [21]

이 독감예방접종에 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문항을 이

용하였다. 모든 문항에 독감 신 HPV으로 바꾸었으며, 간호

학과 교수 5인의 타당도 검증을 거친 뒤 사용하였다. 인지된 감

수성은 총 3문항으로 ‘나는 향후 HPV에 감염될까봐 걱정된

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로 응답하여 Likert 척도로 측

정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0.75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77점이었다. 인지된 심각성은 총 3문항으로 ‘만약 

HPV에 감염된다면 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등

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0.76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0.72점이었다. 인지된 유익성 역시 총 3문항

으로 ‘HPV 백신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에 걸릴 걱정을 덜 할 

수 있으므로 접종을 하는 것을 좋은 생각이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도구 개발 당시 저자들은 각각의 문항별로 분석

하여 신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신뢰도

는 0.80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장애요인의 경우 구체적인 장애

요인들 각각이 HVP 백신 예방접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비용, 시간부족, 접종기관과의 거리, 백신의 안전

성에 한 의심으로 각각의 문항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각각의 장애요인 때문에 HPV 백신을 접종받기가 힘든지에 

해 묻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로 

응답하여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지된 장애 요인의 경우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각각의 문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

므로, 신뢰도가 큰 의미가 없으나, 도구 전체의 신뢰도를 계산

한 결과 0.78로 적정한 신뢰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HPV에 관한 지식은 김혜원과 안혜영이 개발한 도구[22]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PV와 자

궁경부암의 관계, HPV의 증상, HPV 감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의 비교, HPV 검사, 예방, 치료 등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항을 포

함하고 있다.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을 주어, 0~2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HPV 지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HPV 백신 예방접종 상태는 2개의 질문을 통해 파악하였다. 

우선 ‘HPV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있다’와 

‘없다’ 중 선택하게 하였고, 만약 받은 적이 있다면, ‘몇 차까지 

받았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로 질문하여, ‘1차 접종 

완료, 3차까지 접종할 계획임’, ‘1차 접종 완료, 더 이상 접종할 

계획이 없음’, ‘2차 접종 완료, 3차까지 접종할 계획임’, ‘2차 접

종 완료, 더 이상 접종할 계획이 없음’, ‘3차까지 모두 접종 완

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PV 예방접

종 상태를 ‘1차 이상 접종하였고 3차까지 접종할 계획이 있거

나, 3차까지 모두 접종한 상태’를 ‘접종상태’라고 분류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9.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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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N=540)

Variable Categories n (%) or M±SD

Grade Junior
Senior

270 (50.0)
270 (50.0)

Family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30 (5.6)
445 (82.4)
 65 (12.0)

School type Private
Public

282 (52.2)
258 (47.8)

Family history of cervical 
cancer (N=539)

Yes
No

11 (2.0)
528 (98.0)

Education about HPV 
vaccination (N=533)

Yes
No

239 (44.8)
294 (55.2)

HPV vaccination status Yes
No

304 (56.3)
236 (43.7)

Age (year) 21.95±1.76

Knowledge score (N=535)  6.67±2.25

Perceived susceptibility  2.52±1.19

Perceived severity  4.73±1.21

Perceived benefit  5.32±1.11

Perceived barrier: cost  5.17±1.55

Perceived barrier: time  2.90±1.60

Perceived barrier: distance of hospital  2.39±1.35

Perceived barrier: side effects  4.19±1.67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HPV 관련 지식, HPV 백신 예방접

종 관련 인식 및 백신 예방접종 상태의 파악은 기술통계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 HPV 백신 예방접종 

관련 인식과 HPV 관련 지식이 예방접종 상태와 관련이 있는

지는 t-test와 x2 test를 통해 단변량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단변량 분석을 통해 유의하게 나온 일반적 특성과 HPV 관련 

지식을 보정한 상태에서 HPV 백신 예방접종 관련 인식이 백신 

예방접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HPV 백신 예방접종 관련 인

식 중 어떤 종류의 인식이 백신 예방접종 상태를 가장 잘 설명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 추정치(standardized estimates)

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 중 3학년과 4학년은 모두 각각 270명이었으며, 

주관적으로 인지된 가족의 경제수준은 ‘상’ 30명(5.6%), ‘중’ 

445명(82.4%), ‘하’ 65명(12.0%)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학

교 종류로는 사립 학교 학생이 282명(52.2%), 국립 학교 학

생이 258명(47.8%)으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의 가족력이 있

는 경우는 11명(2.0%), 없는 경우는 528명(98.0%)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HPV 예방접종에 관한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은 

239명(44.8%), 없는 학생은 294명(55.2%)으로 나타났다. 

HPV 예방접종 상태는 3회를 완료하였거나 1회 이상 예방

접종하였고 3회까지 마칠 의도가 있는 학생이 304명(56.3%)

이었고, 전혀 예방접종 하지 않았거나 3회 미만으로 예방접종

을 완료하였더라도 더 이상 접종을 완료할 생각이 없는 학생이 

236명(43.7%)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21.95±1.76세로 조사되었으며, 지식

점수는 6.67±2.25점으로 나타났다. HPV 예방접종에 한 인

지된 감수성은 2.52±1.19점, 인지된 심각성은 4.73±1.21점, 인

지된 이익은 5.32±1.11점, 인지된 장애요인 중 비용은 5.17± 

1.55점, 시간요인은 2.90±1.60점, 병원까지의 거리는 2.39±1.35

점, 부작용에 관한 인식은 4.19±1.67점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 HPV 관련 지식 및 인식과 HPV 예방

접종 상태와의 단변량 분석

우선 학년과 가족의 자궁경부암 가족력, HPV 백신에 한 

교육 경험 여부 및 연령, HPV 관련 지식 점수는 HPV 예방 접

종 상태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

수준과 학교의 종류가 HPV 예방접종 상태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가정형편이 ‘상’인 경우 백신 접종

을 한 학생이 21명(70.0%), 하지 않은 학생이 9명(30%)이었고, 

‘중’인 경우 접종을 한 학생이 272명(57.7%), 안 한 경우 188명

(42.3%), ‘하’의 경우 접종을 한 학생이 36명(40%), 안 한 경우 

39명(60%)으로 나타나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백신예방

접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

의하였다(x2=9.69, p=.008). 학교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사립

의 경우 접종한 학생이 176명(62.4%), 안한 학생이 106명

(37.6%), 국립 는 각각 128명(49.6%), 130명(50.4%)으로 조

사되어 사립  학생이 예방접종을 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x2=8.97, p=.002)(Table 2). 

HPV 인식 관련 변수는 인지된 심각성을 제외하고 모두 

HPV 백신 예방접종 상태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인지된 민감성의 경우 백신 접종을 받은 상태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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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ivariate Relationships between Vaccinated and Unvaccinated Female Nursing Students

Variables Categories
Vaccinated Unvaccinated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Grade Junior
Senior

154 (57.0)
150 (55.6)

116 (43.0)
120 (44.4)

0.10 .729

Family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21 (70.0)
257 (57.7)
 36 (40.0)

  9 (30.0)
188 (42.3)
 39 (60.0)

9.69 .008

School type Private
Public

176 (62.4)
128 (49.6)

106 (37.6)
130 (50.4)

8.97 .003

Family history of cervical cancer (N=539) Yes
No

  8 (72.7)
296 (56.1)

  3 (27.3)
232 (43.9) 

.363†

Education about HPV vaccination (N=533) Yes
No

126 (52.7)
172 (58.5)

113 (47.3)
122 (41.5)

1.79 .181

Age 21.90±1.65 22.00±1.89 0.59 .554

Knowledge score (N=535)  6.77±2.43  6.60±2.11 0.85 .397

Perceived susceptibility  2.69±1.16  2.39±1.19 -2.94 .003

Perceived severity  4.65±1.25  4.82±1.15 1.60 .111

Perceived benefit  5.63±0.93  4.92±1.20 -7.47 ＜.001

Perceived barrier: cost  4.90±1.63  5.50±1.38 4.63 ＜.001

Perceived barrier: time  2.42±1.44  3.52±1.59 8.42 ＜.001

Perceived barrier: distance of hospital  2.12±1.31  2.74±1.32 5.48 ＜.001

Perceived barrier: side effects  3.77±3.59  4.74±1.64 6.96 ＜.001
†p from Fisher's Exact test.

에서는 2.69±1.16점, 받지 않은 학생에서는 2.39±1.19점으로 

접종 받은 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t=-2.94, p=.003). 인지된 

이익은 접종받은 학생에서 5.63±0.93점, 받지 않은 학생에서

는 4.92±1.20점으로 접종받은 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t=-7.47, p<.001), 인지된 장애요인 중 비용의 경우 접종받은 

학생은 4.90±1.63점, 받지 않은 학생은 5.50±1.38점으로 조사

되어 받지 않은 학생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4.63, p< 

.001). 인지된 장애요인 중 시간의 문제는 접종 받은 학생은 

2.42±1.44점, 받지 않은 학생은 3.52±1.59점으로 나타나 접종 

받지 않은 학생들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t=8.42, p<.001), 

병원과의 거리는 접종 받은 학생은 2.12±1.31점, 받지 않은 학

생은 2.74±1.32점으로 조사되어 접종 받지 않은 학생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5.48, p<.001). 마지막으로 부작용에 한 

인식은 접종받은 학생은 3.77±3.59점, 받지 않은 학생은 4.74± 

1.64점으로 받지 않은 학생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t=6.96, p<.001)(Table 2).

3. HPV 백신 예방접종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 특성 중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가족의 

경제상태와 학교의 종류, HPV 관련 지식점수를 보정한 상태

에서, HPV 백신에 관한 인식점수가 예방접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이들 요인 중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

보기 위해 표준화된 베타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가족의 경제상태와 백신 예방접종 사이에 유의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즉, ‘하’와 비교하여 ‘상’인 

경제상태에서 백신예방접종이 3.78배(95% CI: 1.21~11.76)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의 종류도 유의하여 국립에 비해 

사립학교 학생들의 예방접종이 1.69배(95% CI: 1.14~2.53) 높

았다. 

지식점수, 인지된 민감성 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장애요인 

중 병원과의 거리는 백신 예방접종 상태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

다. 유의한 것으로 조사된 인식 변수로는 인지된 이익, 인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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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dictors of HPV Vaccination Status

Variables Categories AOR 95% CI p STB

Family economic status Low
Middle
High

1
1.68
3.78

0.91~3.10
 1.21~11.76

.096

.022
0.109
0.166

School type Public
Private

1
1.69 1.14~2.53 .009 0.145

Knowledge score 0.95 0.87~1.04 .268 -0.061

Perceived susceptibility 0.87 0.73~1.03 .112 -0.094

Perceived severity 0.99 0.83~1.20 .962 -0.003

Perceived benefit 1.80 1.47~2.20 ＜.001 0.356

Perceived barrier: cost 0.86 0.74~0.99 .044 -0.133

Perceived barrier: time 0.71 0.61~0.84 ＜.001 -0.299

Perceived barrier: distance of hospital 0.99 0.83~1.20 .970 -0.003

Perceived barrier: side effects 0.82 0.72~0.94 .005 -0.181

AOR=adjusted 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STB=standardized beta.

장애요인 중 비용, 시간, 부작용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인지된 

이익이 1점씩 증가할 때마다 백신 접종의 가능성이 1.80배씩

(95% CI: 1.47~2.20) 증가하였고, 인지된 장애요인 중 비용에 

한 점수가 1점씩 증가할 때마다 백신 접종의 가능성이 0.86

배씩(95% CI: 0.74~0.99) 감소하였다. 즉, 비용에 한 장애요

인 점수가 1점씩 감소할 때마다 백신 접종의 가능성이 1.16배

씩 증가하였다. 또한 인지된 장애요인 중 시간에 한 점수가 1

점씩 증가할 때마다 백신접종의 가능성이 0.71배씩(95% CI: 

0.61~0.84) 감소하였고, 부작용에 한 인식이 1점씩 증가할 

때마나 백신 접종의 가능성이 0.82배씩(95% CI: 0.72~0.94) 감

소하였다. 즉, 시간에 한 장애요인 점수가 1점씩 감소할 때

마다 백신접종의 가능성은 1.41배씩 증가하였고, 부작용 인식 

점수가 1점씩 감소할 때마다 백신접종의 가능성은 1.22배씩 

증가하였다.

또한 백신 접종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들 중에서 가

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된 계수를 

살펴본 결과 가장 절댓값이 높은 것은 인지된 이익(0.356)으로 

나타나 인지된 이익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

고, 그 다음으로는 인지된 장애요인 중 시간(-0.299)과 부작용

(-0.181)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여자 간호 학생들의 HPV 백신 예방접종 관련 

인식이 백신 예방접종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각각의 

인식들이 백신 예방접종에 미치는 상 적인 영향력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우선, 백신접종 상태를 살펴보면 접종받은 비율이 56.3%, 

그렇지 않는 비율이 43.7%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결과를 살펴보면, G광역시 소재 간호 학생 1~4학년의 예방

접종률은 14.7%였고[20], 구 ․ 경상 지역 여 생의 예방접종

률은 7.2%[18], 광주 지역 여 생의 예방접종률은 11.2%로[8]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고된 접종받은 비율이 상

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접종받은 

상태를 HPV 예방 접종을 1회 이상 받았으며, 3차까지 접종받

을 의도가 있는 학생을 포함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일 지역에 국한

된 학생들을 포함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포

함한 충청, 경상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특성

을 가진 상자로부터 조사되었다는 점도 가능한 원인 중 하나

이다. 그리고, 의 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임상실습을 

나간 고학년에서 HPV 백신 접종에 한 의도가 유의하게 높

았다는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할 때[23], 간호학과 3 ․ 4학년만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저학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HPV 관련 지식점수는 6.67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동일

한 도구로 조사하였을때, 여 생을 상으로 측정한 점수 3.26 

~4.41점[13]과 역시 여 생을 상으로 보고한 연구에서 3.18

점으로 보고되어[14], 이들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 상이 간호학과 학생들이므로, 타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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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 생보다는 지식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김정

효와 박미경[14]의 연구에서도 간호학 전공학생은 3.92점, 비

전공학생은 1.73점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HPV 백신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인지된 이익(5.32

점), 인지된 장애요인 중 비용(5.17점), 인지된 심각성(4.73점), 

인지된 장애요인 중 부작용(4.29점), 인지된 장애요인 중 시간

(2.90점), 인지된 민감성(2.52점), 인지된 장애요인 중 병원과

의 거리(2.39점)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와는 다른 도

구를 사용하여 인식을 조사하였으므로 각각의 점수를 비교하

기는 어려우나, 기존 연구와 인식들의 순위, 즉 어떠한 인식이 

가장 큰 순위를 차지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녀 

학생의 건강신념을 조사한 결과, 지각된 이익, 장애성, 심각성, 

민감성 순으로 나타났고[16], 여 생을 상으로 조사한 연구

에서는 지각된 이익, 심각성, 장애성, 민감성 순으로 나타나

[18], 인지된 장애요인을 제외한다면 인지된 이익, 심각성, 민

감성 순으로 나타난 것은 비슷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단변량 분석을 통해 백신접종 상태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가족의 경제수준, 학교의 유형(국립 또는 사립), 

인지된 민감성, 인지된 이익, 인지된 장애요인 중 비용, 시간, 

병원과의 거리, 백신의 부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

행연구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부모의 사회경제 수준의 한 지

표인 학력과 HPV 예방접종이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8], 가정 경제수준과 HPV 접종의도와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17], 간호 학생들의 용돈과 HPV 접종과도 유

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20]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

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인지된 장애요인 중 비용이 예방접종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경제수준과 백신 접종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사립 학교와 

국립 학교의 비교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연구되지 않았으므

로 연구결과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보통 국립 학교에 진학

하는 학생들의 경제수준이 사립 학교에 비하면 그리 높지 않

은 것으로 볼 때, 이 역시 경제수준에 의한 차이일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가족의 경제수준은 본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경제수준의 정도이며, 국립과 사립은 주관적 

측면이 아닌 객관적 측면의 경제수준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관적 경제수준과 객관적 측면의 경제수준 지

표라고 할 수 있는 국립 및 사립 여부 모두 백신접종 상태에 설

명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

에 해서는 추후 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가족의 경제수준, 

학교 유형과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유의한 영향

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HPV 관련 지식점수를 보정한 상태

에서 백신접종 상태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인식 점수는 인지

된 심각성과 민감성을 제외한 인지된 이익, 인지된 장애요인

(비용, 시간,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녀 학생을 

상으로 조사한 연구[16]와 여 생을 상으로 조사한 선행연

구[24]에서 인지된 민감성과 심각성은 백신 접종상태와 유의

한 관련이 없고, 반면 인지된 이익과 장애는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난 결과[2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인지된 장애요인의 경우, 

우리나라 선행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장애요인 별로 분석을 하

지 않았으나, 터키 간호사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용과 부

작용(안전성)에 한 인식이 백신접종 상태와 유의한 관련성

이 있다는 선행연구[11]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인지된 장애

요인 중 시간의 부족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바 없어 비

교가 어려우나, 강의와 실습 등 바쁜 학업을 유지하고 있는 간

호학과 3 ․ 4학년의 특성상 시간 부족이 백신 접종 상태와 유의

한 관련성을 나타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HPV 관련 지식의 경우 단변량과 다변량에서 모두 유의하

지 않았다. HPV 관련 지식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상반되는 결

과들이 보고되었다. HPV 관련 지식과 HPV 백신 접종과는 유

의하지 않았다는 결과들이[25,26] 보고된 반면, 유의한 관련성

을 보인 결과 역시 많이 존재한다[15,16,18]. 그런데, HPV 관

련 지식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HPV 백신에 관한 지식이 유의

했다고 보고된 연구[8,24]를 살펴볼 때, 범위가 넓은 HPV 관

련 지식 보다는 HPV 백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식을 측정하

는 것이 HPV 백신접종과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으므

로, 향후 연구에서는 HPV 백신 관련 지식을 측정하여 이를 평

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HPV 백신 

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 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

해 표준화 추정치(standardized estimates)를 살펴본 결과, 인

지된 이익, 인지된 장애요인 중 시간, 부작용, 비용 순으로 나타

났다. 변수들 중 가족의 경제수준이나 학교 유형은 교정할 수 

없는 요인이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인식에 관한 변수만을 고

려했을 때, 인지된 이익, 인지된 장애요인 중 시간, 부작용, 비

용 순으로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

에서 시도된 바 없으므로 기존 연구와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HPV 접종상태와 비접종상태의 간호 학생들에서 가장 차이

가 많이 나는 변수들이 이들 순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이므로, 

향후 비접종상태 학생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적

으로는 인지된 이익을 강조하고, 그 다음으로는 장애요인 중 

시간, 부작용에 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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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간호 학생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하

며, 또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이 앞으로 간호사가 되어

서 만나게 될 환자들에게도 HPV에 관한 긍정적 설명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의 HPV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예방접종 상태를 구분하는데 있어, 3차

의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가 아닌 1차 이상을 완료하였고 3

차까지 완료할 의도가 있는 경우를 접종했다고 정의했다는 점

이다. 추후 연구에서 이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

나라 여러 지역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려 

하였으나, 본 연구 역시 무작위추출법을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일반화에 있어 조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HPV 백신 접종 행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신념모형을 연구의 틀로 이용하

였으나[9,16,18,21,24], 건강신념 모형에 포함된 자기효능감이

나 행동의 계기에 관한 변수는 포함하지 않았다[27].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 이를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는 HPV 혹은 HPV 백신과 관련된 구체적 인식

들이 HPV 백신 접종 여부에 미치는 상 적인 중요도를 파악

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자 간호 학생 3 ․ 4학년에서 HPV 예

방접종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

다.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지역의 간호 학생 540명을 상으

로 조사한 결과, HPV 관련 지식은 HPV 접종 상태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으며,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가족의 경제상태 및 

학교 유형이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또한 일반적 특성과 

HPV 관련 지식을 보정한 상태에서 인지된 심각성과 민감성

은 유의하지 않았고 인지된 이익과 장애요인 중 시간, 비용, 부

작용이 HPV 백신 접종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들의 상

적 영향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인지된 이익, 인지된 장애요인 

중 시간, 부작용, 비용 순으로 HPV 접종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간호 학생을 상으로 HPV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고려한다면 인지

된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지된 장애요인 중 시간, 부작용, 

비용에 한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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