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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신종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는 호흡기 증후군으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

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신종 감염병 대유행을 선포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코로나19는 2020년 1

월에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22년 11월 

14일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26,290,877명으로 

보고되며(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2020) 여러 유형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및 재감염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주 증상은 발열, 호흡곤란, 기침, 폐렴 

등이 나타나며, 감염자의 비말이나 접촉을 통해 전파되

며,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면역기능이 약해진 

환자는 중증 또는 사망을 초래하였으며(KCDC, 2020),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을 위해 기침 에

티켓과 손위생 등의 표준주의 지침, 비말주의 지침 및 

개인위생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권장하고 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하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은 일반 대중에 비해 코

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비교적 높아 감염예방행

위가 더욱 중요하다.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가 되기 위한 핵

심적인 교육과정의 하나로, 환자 면담뿐만 아니라 환자

의 처치와 관련된 기본간호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환자

와 밀접한 접촉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병실에서 보

내므로 감염성 병원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다른 집단보

다 높다(Sung & Nam, 2006).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 간호사에 비해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간호대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

하다. 간호대학생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태도, 위

험인식이 낮을수록 신종감염병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Chang & Park, 2018; Choi & Lee, 2019;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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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2016; Han, Cho, Kim, & Kim, 2012; Kim, 

Cheon, & Yoo, 2021). 따라서 미래의 의료인이 될 

간호대학생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태도, 예방행

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감염예방행위에는 지식, 태도, 성별, 연

령 등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Honarvar 

et al., 2020; Liu et al., 2020; Rahman & Sathi, 

2020; Taghrir, Borazjani, & Shiraly, 2020; Wang 

et al., 2020) 감염병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감

염예방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며(Park, Chang, 

& Kim, 2017), 감염병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예

방 태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Shim, 2009). 이와 

같이 호흡기 감염병과 관련하여 일반인이나 노인들에 

대한 인식, 태도, 감염예방행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

지만, 간호대학생에 대한 이 세 가지 변수와 감염예방

행위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KAP(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모델(Coreil, 1997)에서 위험인식 개념을 추가하여 코

로나19 관련 지식, 태도, 예방행위의 개념적 틀을 구성

하였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예방행위와 지식, 태도, 위

험인식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가 코로

나19 감염예방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 현장으로 실습을 나가는 간호대학생들은 코로

나19 확진자와 접촉할 기회가 많아 감염에 노출될 위

험이 높고 임상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감염질환의 

노출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미흡하다(Park et al., 

2017). 따라서 지역사회 및 임상현장에서 코로나19의 

전파방지를 위한 감염예방행동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간

호대학생의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각 변수의 정도를 파악하고,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행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감염병 예방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태도, 위험인식과 감염예방행위 간의 관계를 알아

보고 감염예방행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태도, 

위험인식 및 감염예방행위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태도, 위험인식 및 감염예방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태도, 위험인식 및 

감염예방행위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코로나19 감염예방행위 관련요인을 확인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코로나19에 대한 지

식, 태도, 위험인식이 감염예방행위에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B광역시에 소재한 4개 대학에 재

학중인 간호대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으로 참여를 밝히고 동의를 한 자로 편의표집하였다. 

표본 수 산출은 G*power program을 활용하였으며, 

회귀분석시 중간 효과크기인 .15, 검정력 .95, 유의수

준(⍺) .05, 예측변수 13개를 투입했을 때 최소 필요한 

표본수가 189명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209명을 모집하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12명을 제외하고 197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 

코로나19 이후 임상실습 경험으로 구성하였다. 종교는 

있다, 없다로 파악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모든 건강

영역을 포함한 포괄적인 측정방식으로, 자신의 건강상

태를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이다(Oh, Bae, & Kim, 

2006). 이는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

문으로 매우 나쁨에서 매우 좋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좋음, 보통, 나쁨으로 구분하였다.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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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 이후 임상실습 경험은 있다, 없다로 하였다.

2) 코로나19 지식

코로나19 지식은 Kim과 Choi(2016)가 메르스에 대

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Kim, Cheon

과 Yoo(2021)가 코로나19 정보와 대응지침을 20문항

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이 도구를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20)에서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료기관용) 제

1-1판｣을 근거하여 연구의 취지에 맞게 총 18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내용타당도를 위해 간호학 교수 3명

에게 검증을 받았으며 CVI는 95%였다. 도구는 원저자

와 수정·보완한 저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오답 또는 모르겠음은 

0점, 정답은 1점을 부여하였으며 최저 0점에서 최고 

1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KR 20으

로 분석하여 신뢰도는 .87이었다.

3) 코로나19 태도

코로나19 태도는 Choi, Choi와 Park(2009)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

를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20)에서 발표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의료기관용) 제1-1판｣의 내용을 수정·보

완한 총 13문항이다. 이 도구는 간호학 교수 3명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으며 Content Validity Index 

(CVI) 점수는 92%였다. 도구는 원저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도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하위요인은 비말 및 공기주의 5문항, 표준주의 2문항, 

기침 에티켓 2문항, 격리 2문항, 소독 및 검체채취에 

관한 각 1문항이다. 이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 ‘전

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4점으로 

최저 13점에서 최고 5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

19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임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 .9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 .97이었다.

4) 코로나19 위험인식

코로나19 위험인식은 Taghrir, Borazjani와 Shiraly 

(2020)이 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로 총 

2문항이며 원저자에게 사용승인을 전자우편을 통해 받

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감염의 위험성과 두려움

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최저 2

점에서 최고 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에 대

한 위험인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

시 신뢰도 Cronbach’s ⍺= .7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75이었다.

5) 감염예방행위

코로나19 감염예방행위는 질병관리청(2020)에서 제

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기초로 본 연구자

가 코로나19 감염예방행위와 관련한 총 10문항을 도출

하였으며, 간호학 교수 3명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

았으며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94%였다. 문항은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1점, 

‘가끔 수행한다’ 2점, ‘자주 수행한다’ 3점, ‘항상 수행

한다’ 4점으로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감염예방행위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3이었다.

4. 자료 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로 자료수집은 B광역시 지역 소재의 4개 대학교의 간

호학을 전공한 학생을 대상자로 모집하였다.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urvice, SNS)

에 참여자 모집공고문을 게재하여 연구 참여의사를 밝

힌 대상자에게 URL 주소를 모바일로 전송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접속 시 첫 화면에 연구 설명문

을 읽고 난 후 연구 참여 동의여부를 묻는 창을 제시하

여 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 비밀보장과 연구책임자의 연

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안내한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 온라인 동의를 받았다. 또한 연구참여를 원치 않

는 경우 언제라도 중도 철회 가능함과 철회 시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하였으며 연구 설명문에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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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연구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25.0 프로그램으로 시행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코로나19 관련 지식, 태도, 

위험인식 및 감염예방행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확

인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

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가 지각한 코로나19 지식, 태도, 위험인식 및 

감염예방행위 간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피어슨 상

관관계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감염예방행위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

로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보건복지

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승인번

호: P01-202112-22-009)을 받고 진행하였다. 연구 

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경우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음

을 설명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보안을 유

지하였다. 관련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하며 

이후 폐기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암호

화하여 익명성을 준수하였다. 설문 작성 시간은 약 15

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이 끝난 후에는 감사의 표

시로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21명(10.7%), 여학생이 

176명(89.3%)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40명(20.3%), 2

학년 56명(28.4%), 3학년 76명(38.6%), 4학년 25명

(12.7%)이었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62명(31.5%), 없

는 경우가 135명(68.5%)이었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

다가 104명(52.8%), 보통이다가 80명(40.6%), 나쁘다

가 13명(6.6%)이었다. 코로나19 이후에 병원 실습을 

경험한 학생은 69명(35.0%), 실습경험이 없는 경우가 

128명(65.0%)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코로나19 지식, 태도, 위험인식, 감

염예방행위 정도

대상자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은 18점 만점에 평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7)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21(10.7)

Female 176(89.3)

Grade Frist 40(20.3)

Second 56(28.4)

Third 76(38.6)

Fourth 25(12.7)

Religion Yes 62(31.5)

No 135(68.5)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04(52.8)

　 Moderate 80(40.6)

Bad 13(6.6)

Practice experience after COVID-19 Yes 69(35.0)

No 12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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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15.14±2.15점, 태도는 52점 만점에 평균 47.64± 

6.48점, 위험인식은 8점 만점에 평균 5.94±1.19점, 

감염예방행위는 40점 만점에 평균 31.90±4.71점이었

다(Table 2).

3. 대상자의 제특성에 따른 감염예방행위의 차이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은 학년(F=4.26, p=.006), 코

로나19 이후에 임상실습 경험(t=2.27, p=.025)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에 대한 태도는 

성별(t=2.21, p=.028), 학년(F=9.41, p<.001), 코로나

19 이후에 임상실습 경험(t=3.84, p<.001)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험인

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

적 특성에 따른 감염예방행위는 성별(t=2.63, p=.009), 

학년(F=8.42, p<.001), 코로나19 이후에 임상실습 경

험(t=2.28, p=.024)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4. 대상자의 코로나19 지식, 태도, 위험인식에 따

른 감염예방행위 간의 관계

대상자의 코로나19 지식, 태도, 위험인식에 따른 감

염예방행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감염예방행위는 

지식(r=.49, p<.001), 태도(r=.41, p<.001), 위험인식

(r=.40,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5. 대상자의 감염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감염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

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차이

가 있었던 성별, 학년, 코로나19 이후에 임상실습 경험

을 더미처리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태도, 위험인

식을 함께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성별(β

=.12, p=.033), 2학년(β=.19, p=.011), 3학년(β=.21, 

p=.006), 4학년(β=.20, p=.008), 코로나19 지식(β

=.28, p<.001), 태도(β=.25, p<.001), 위험인식(β=.18, 

p=003)이 감염예방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감염예방행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코로나19 지식, 태도, 학년, 위험인식, 성

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9%의 설명력을 보였다

(F=16.44, p<.001). 감염예방행위에 가장 큰 영향요인

은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다중 공선성을 확인한 결

과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값

은 1.09-2.50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의 위험은 없었으며, 공차한계는 0.40-0.92로 0.1이상

이었다. Durbin Watson 통계량이 1.98로 자기 상관

이 없어 회귀분석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태도, 위험인식, 감염예방행위의 정도를 파악하고, 감염

예방행위 관련요인을 확인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자고 시

도되었다.

대상자의 코로나19 지식 정도는 18점 만점에 15.14 

±2.1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도구는 다르지만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Hwang & Lee, 2020)

에서 15점 만점에 10.96±1.56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았다.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Hwang & Lee, 2020)

보다 지식수준이 높은 것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관심도가 높고 인터넷, 모바일이

Table 2. Degree of COVID-19 related Knowledge, Attitude, Risk Perception, Preventive Behaviors    
                (N=197)

Variables Mean±SD Min Max

COVID-19 related Knowledge 15.14±2.15 8 18

Attitude 47.64±6.48 21 52

Risk perception 5.94±1.19 2 8

Preventive behaviors 31.90±4.71 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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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미 코로나19 전파경

로, 주요 증상과 행동수칙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반복

적으로 많이 노출된 이유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대학생

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병원이나 지역사회에서 신종 감

염병 환자의 치료와 간호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

므로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코로나19 지식은 학년과 코로나19 이후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높았다. 즉 저학년에 비해 고학

년 학생들이 지식수준이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교

과과정은 저학년은 교양이나 기초를 배우는 반면 고학

년으로 올라갈수록 체계적인 이론과정뿐만 아니라 임상

실습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수행함으

로써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에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임상실

습을 경험한 학생이 코로나19 지식수준이 높았다. 이는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Chang & 

Park, 2018)에서 감염관리 교육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

해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감염관리 지식점수가 높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

습을 수행할 때 코로나19 등의 감염 환자를 접할 수 있

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염교육을 실시해야 할 기회가 

있으므로 임상실습 전 감염성 질환의 감염원과 진단방

법, 치료제 등의 정확하고 전문적인 교육내용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코로나19에 대한 태도 점수는 52점 만점

에 47.64±6.4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한 도구는 

다르지만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Kim, Choi, Park, & Kim, 2020)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태도가 10점 만점에 8.41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코로나19의 태도 점수가 전반적

으로 높은 이유는 정부와 언론이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해 코로나19 질병에 대한 정보, 환자 동선을 포함한 

역학 정보와 행동수칙을 준수하도록 코로나19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염

Table 4. Correlation among COVID-19 Related Knowledge, Attitude, Risk Perception and Preventive 
Behaviors                                                     (N=197)

Variables
Knowledge Attitude Risk Perception

r(p)

Attitude
.11

(.121)

Risk Perception
.31

(<.001)
.09

(.211)

Preventive Behaviors
.49

(<.001)
.41

(<.001)
.40

(<.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Preventive Behaviors of Student Nurse        (N=197)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4.75 4.49 　 1.06 .291

Gender (ref: Male) 1.75 0.81 .12 2.15 .033

Grade (ref: Frist) Second 2.00 0.72 .19 2.57 .011

Third 2.01 0.78 .21 2.79 .006

Fourth 2.81 1.04 .20 2.70 .008

Practice experience after COVID-19 (ref: No) -0.74 0.70 -.08 -1.05 .294

Knowledge 0.62 0.13 .28 4.79 ＜.001

Attitude 0.18 0.04 .25 4.30 ＜.001

Risk Perception 0.71 0.24 .18 2.98 .003

R2=.49,  F=16.44,  p＜.001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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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보전달은 간호대

학생들의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

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태도 점수는 성

별, 학년, 코로나19 이후 임상실습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태도 

점수가 높았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코로나19

에 대한 태도 수준을 측정한 선행연구가 전무하여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저학년에 비해 고학

년에 올라갈수록 태도 수준이 높았다. 학년이 올라갈수

록 간호대학생들에게 감염성 질환에 대한 감염관리교육

과 표준주의와 행동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 이후에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태도 

수준이 높았다. 이는 메르스 유행시기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im, 2017)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코로나19 시기에 임상실습

을 수행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

고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자의 코로나19 위험인식 정도는 8점 만점에 

5.94±1.19점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Lee, Jin, & Lee, 

2021)에서는 5.51±1.26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였다. 코로나19 위험인식 정도가 높은 이유는 연구의 

대상자가 간호대학생으로 일반 대중에 비해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 높아 위험성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추측

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역사회에서 여러차례 

확산을 경험한 후에 본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코로

나19 위험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추측된다.

대상자의 감염예방행위 정도는 40점 만점에 31.90 

±4.7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

행연구가 부재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선행연구

(Kim, Kim, Yang, & Chae, 2021)에서는 4점 만점

에 3.20±0.41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감염예

방행위는 자가격리와 마스크 착용, 일상생활 속 거리두

기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으로 간호대학생에게 코로나

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염예방행위가 무엇

보다 중요하며(Scudellari, 2020), 이러한 예방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감염예방행위는 성별, 학년, 코로나19 이후 

임상실습 경험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는 남

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감염예방행위의 점수가 높게 나

타났다. 이는 메르스 예방행위 수행정도가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Kim & Park, 2018)

와 일치한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감염에 대해 민감하

게 반응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 이행 정도가 높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감염교육프로그램을 시

행할 때 남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

와 격려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년이 올

라갈수록 감염예방행위 점수가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

(Lee et al., 2021)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고학년일수

록 감염예방행위 점수가 높은 것은 간호학과 특성상 학

년이 올라갈수록 전공심화 과정과 임상실습을 통해 여

러 술기를 행함에 따라 감염예방행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이후에 임상 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감염예방행위가 높았다. 이는 메르스 감염병 유행시 임

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이 예방행위 실천율을 

보인 선행연구(Kim & Oh, 2016; Kim & Park, 2018)

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임상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관리 및 수행을 할 수 있으

므로 최신 지식과 감염병 대응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태도, 위험인식

과 감염예방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코로나19 지식, 태도, 위험인식은 감염예방행위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메르스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메르스 예방행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Park et al., 2017)와 맥을 

같이한다. 질병과 도구의 차이로 인해 정확한 비교를 

하는 것이 어렵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코로나19 

지식수준, 위험인식과 태도가 좋을수록 감염예방행위 

이행 수준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대상자의 감염병에 대

한 감염예방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 제공

과 지각,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 있음으로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조기에 

질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감염예방에 대

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예방행위를 실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감염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코

로나19 지식, 태도, 학년, 위험인식, 성별로 나타났으

며, 코로나19 지식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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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49%의 설명력을 보였다. 코로나19 지식, 태도,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예방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코로나19 관련 지식을 많이 습득할수록, 태도가 

좋을수록, 감염위험 인식이 높은 경우 예방행동을 잘하

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Lee et al., 2021; Kim 

& Park, 2018). 간호대학생들의 감염병에 대한 높은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와 위험인식이 예방행동을 확실히 

수행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

이 높을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감염예방행위를 잘하

는 것으로 나타나 감염병 교육을 성별뿐만 아니라, 저

학년에서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특정지역의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편의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단면조사로 인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하지만 임상실습에서 감염병 환자를 간호할 기회가 

많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염예방행위의 주요 요인

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감염병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가 될수 있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간호대

학생에게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확

한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감염예방행동에 

따른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행위 

영향요인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호대학

생들의 코로나19 지식, 태도, 위험인식은 감염예방행위

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감염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코로나19 지식, 태도, 학년, 위험인식, 

성별로 나타났으며 49%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결

과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프로그램개

발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감염예방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및 감염예방 간호 중재

를 실천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의 감염예방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대학생들의 지식 및 태도, 위험인식 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코로

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적용하여 교육 효과를 파악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여학생, 고학년 등이 코로나

19 감염예방행위 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이므로 학교와 의료기관에서 감염 예방교육프로그램 운

영시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

며, 특히 코로나19 감염예방행동에 따른 수행 능력이 

낮을 것으로 확인되는 학생들에게 특화된 교육전략과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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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Influencing Preventive Behavior against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among Nursing Students

Jun, Hye J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Busan Women's College)

Hong, Younseo (Undergraduate, Department of Nursing, Busan Women's College)

PARK, HYEIN (Nurse,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Busan)

Seo, Ah Young (Nurse, Donga University Hospital, Busan)

Yang, Chaewon (Nurse,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Yangsan)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COVID-19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Methods: Data collection is from December 17 to 

October 22, 2021. One hundred and ninety-seven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analyzed using an independent t-test, ANOVA, correlation coefficient, scheffé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COVID-19 knowledge (r=.49, p<.001), attitude (r=.41, 

p<.001), and COVID-19 risk perception (r=.40, p<.001) were related to COVID-19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The factors influencing COVID-19 preventive behaviors were identified as 

knowledge (β=.28, p<.001), attitude (β=.25, p<.001), risk perception (β=.18, p=003), 2th grade (β

=.19, p=.011), 3th grade (β=.21, p=.006), 4th grade (β=.20, p=.008), and gender (β=.12, p=.033).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policies 

suitable for community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behaviors and the development of 

infectious disease educational intervention programs.

Key words : COVID-19, Health Behavior, Knowledge, Attitu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