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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o compare differences and changes in the parents’ awareness regarding influenza 
and influenza vaccination for their children according to educational intervention.
Methods: This study involved 1,034 parents with children aged 6–59 months, who lived in 
five areas in norther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n 2015;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questionnaire survey method. Survey items included awareness regarding influenza and 
influenza vaccination for children and future intentions of influenza vaccination and the 
underlying reasons.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and differences according to 
education (group A: no education, group B: provided education) and the changes before and 
after education (group C) were analyzed.
Results: Differences according to education between groups A and B were seen in the 
recognition of high-risk of influenza in their children, effectiveness of influenza vaccination, 
and cost of the influenza vaccine. Changes before and after education in group C were seen in 
the recognition of high-risk of influenza in their children, safety of influenza vaccination, cost 
of the influenza vaccine, and negativity toward the influenza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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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Educated parents were more aware regarding influenza and influenza 
vaccination for their children aged 6–59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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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계절성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
이 강하고 매년 전세계적으로 유행을 일으키지만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 중 하나이
다.1,2) 건강한 소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연 치유되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지만, 때로는 심각
한 합병증을 유발하여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다.3,4) 특히 60개월 미만의 소아에서 인플루엔자
에 걸리면 중증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질병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플루
엔자 백신의 중요성은 다른 연령대보다 더 크다.5,6)

우리 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의 소아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
방접종에 인플루엔자를 포함하였지만 백신 접종율은 2015년 76.7%, 2016년 73.3%, 2017년 

77.3%로 다른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접종률에 비해 낮다.7)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 및 이상 반
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경우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8,9) 그러나 백신 접종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일반
적으로 소아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보호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인플루엔자 및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평소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10) 어떠한 요인이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지 알아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백신 접종율
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소아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인플루엔자 및 인플루엔자 백신에 관련된 인식 

관련 설문을 수행하고, 홍보 자료에 의한 인식 차이 및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소
아 인플루엔자 관리 및 백신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방법

1. 설문조사
2015년 9월 21일부터 2015년 10월 15일 동안 서울시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구리시, 남양주
시 거주자로 생후 6개월 이상부터 59개월까지의 자녀가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보
호자 1,034명을 무작위 배정을 통해 3군(A군 315명, B군 311명, C군 408명)으로 나누었고 A군
은 교육 홍보물 없이 설문지 a로 조사, B군은 교육 홍보물을 보여준 후 설문지 b (설문지 a의 

항목+교육 후 인식도 변화 양상 항목)로 조사, C군은 설문지 a로 먼저 조사하고 교육홍보물
을 보여준 후 설문지 b로 다시 설문조사 하였다(Supplementary Data 1 and 2). 설문조사는 각 

항목별로 점수화 하였고,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1점부터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5점까지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A군과 B군을 비교 분석하여 홍보물 교육을 받지 않은 군과 받은 

군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고, C군에서 홍보물 교육 전후의 인식변화를 분석하였다. 조사 

내용은 소아 인플루엔자에 대한 인식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의견, 인플루엔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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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의향 및 그 이유 등을 포함하였다. 조사방법은 개별면접 조사방식으로 잘 훈련된 설문
조사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2. 통계분석
인구통계학적 차이 분석 및 홍보물 교육 유무에 따른 동의점수의 상위점수 비율 비교에 대
해서는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였으며, 인플루엔자 홍보교육 유무에 따른 평균동의점수 비
교에 대해서는 T-검정을 이용하였다.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2 (IBM Corp., 

Armonk, NY, USA)가 사용되었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3. 연구윤리
본 연구는 원자력병원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후 수행
되었다(IRB No K-1503-001-005).

결과

1.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모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특성
총 1,034명의 부모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부모의 응답자 연령은 30대가 총 9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학사 이상 소지자
가 전체의 7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무직자가 708명이었다. 자녀의 나이가 6–35개월인 

경우가 총 582명으로 자녀의 나이가 36–59개월인 경우(452명)보다 더 많았고, 예방접종을 결
정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총 85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가정 월수입은 300–500만원이 

711명으로 전체의 71% 였다. 각 군간의 인구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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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veral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Characteristic Group P-value

A (n=315) B (n=311) C (n=408)
Residence 0.868

Nowon-gu 101 (32.1) 107 (34.4) 138 (33.8)
Dongdaemun-gu 114 (36.2) 102 (32.8) 135 (33.1)
Jungnang-gu 100 (31.7) 102 (32.8) 135 (33.1)

Age of children 0.364
6–35 months 167 (53.0) 181 (58.2) 234 (57.4)
36–59 months 148 (47.0) 130 (41.8) 174 (42.6)

Highest level of education completed 0.762
Less than high school 85 (27.0) 95 (30.5) 109 (26.7)
College education or higher 230 (73.0) 216 (69.5) 299 (73.3)

Current employment status 0.349
Employed 109 (34.6) 93 (29.9) 124 (30.4)
Unemployed 206 (65.4) 218 (70.1) 284 (69.6)

Household income (USD) 0.930
≤2,500 44 (14.0) 39 (12.5) 54 (13.2)
>2,500 and ≤4,500 211 (67.0) 219 (70.4) 281 (68.9)
>4,500 60 (19.0) 53 (17.0) 73 (17.8)

Decision-maker in vaccinating their child 0.167
Father - 2 (0.6) 3 (0.7)
Mother 275 (87.3) 247 (79.4) 335 (82.1)
Both 37 (11.7) 57 (18.3) 62 (15.2)
None of the above 3 (1.0) 5 (1.6) 8 (2.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Abbreviation: USD, United States d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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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물 교육 유무에 따른 인플루엔자 및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전반적 인식도 차이
A군과 B군을 비교하여 홍보물 교육 유무에 따른 인식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항목별 평균 동
의점수(mean agreement score) 및 동의점수 4 혹은 5의 비율(%)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교육 유무에 따른 두 집단 별 인플루엔자 및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도 차이 중에
서 두 가지 분석법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항목은 13개 중 5개로, A군에 비해 B군의 평
균 동의점수 차이 및 동의점수 4 혹은 5의 비율의 차이는 ‘자녀가 고위험군임을 인식함(0.34, 

9.1%p 높음)’, ‘독감 예방접종은 효과적(0.163, 8.8%p 높음)’, ‘독감 예방접종은 비쌈(0.223, 

10.9%p 낮음)’, ‘매체를 통한 예방접종 정보습득 (0.231, 13.4%p 높음)’, ‘의사가 권유시 독감예
방접종 실시(0.116, 8%p 낮음)’ 등으로 나타났다(Table 2).

3. 홍보물 교육 전후 인플루엔자 및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전반적 인식도 변화
C군에서 홍보물 교육 후 두 가지 분석법 모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 항목은 13개 중 10개였다. 

이 중 큰 변화를 보인 항목은 ‘자녀가 고위험군임을 인식함(0.768, 33.3%p 상승)’, ‘독감 예방접
종의 부작용 발생률이 높음(0.956, 47.1%p 상승)’, ‘독감예방접종은 비쌈(0.634, 24.7%p 감소)’, 

‘독감 예방접종을 부정적으로 인식함(0.649, 25.2%p 감소)’, ‘매체를 통한 예방접종 정보습득
(0.823, 28.7%p 감소)’ 등이었다. 이외에도 ‘독감 예방접종은 효과적(0.235, 13.2%p 상승)’, ‘독
감 예방접종은 안전함(0.458, 25%p 상승)’, ‘독감 예방접종은 불편함(0.189, 10.5%p 감소)’, ‘언
론의 홍보 시 독감 예방접종 실시(0.225, 11.5%p 감소)’, ‘주위 사람의 권유 시 독감 예방접종 

실시(0.27, 13.7%p 상승)’ 등에서 변화를 보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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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parental awareness of influenza and influenza vaccination for their children according to educational intervention
Statement Mean agreement score Proportion of agreement score 4 or 5

Without 
education  
(A group)

With 
education  
(B group)

Differences P-value Without 
education  
(A group)

With 
education  
(B group)

Differences P-value

My child is at high risk of getting influenza. 2.863 3.203 0.34 0.000 35.9% 45.0% 9.10% 0.0205
Influenza can cause serious health problems for 
my child.

3.527 3.469 −0.058 0.436 58.4% 57.6% −0.80% 0.8394

Influenza vaccination can reduce the symptoms 
of the disease.

3.689 3.740 0.051 0.447 73.3% 70.1% −3.20% 0.3745

Influenza vaccination is effective at preventing the 
disease.

3.625 3.788 0.163 0.007 63.2% 72.0% 8.80% 0.0188

Influenza vaccination is safe for children. 3.537 3.621 0.084 0.146 54.6% 62.1% 7.50% 0.0572
The probability of side effects of influenza 
vaccination is high.

2.552 2.592 0.04 0.575 12.7% 18.6% 5.90% 0.0423

Influenza vaccination is inconvenient. 2.635 2.695 0.06 0.448 22.9% 27.0% 4.10% 0.2362
Influenza vaccination is expensive. 3.419 3.199 −0.22 0.005 54.0% 43.1% −10.90% 0.0064
I have unfavorable opinions about influenza 
vaccination.

2.406 2.486 0.08 0.252 14.0% 15.1% 1.10% 0.6965

I am getting enough information about influenza 
and influenza vaccination through various media 
or books.

3.168 3.399 0.231 0.001 39.7% 53.1% 13.40% 0.0008

I would have my child vaccinated if influenza 
vaccination was recommended on the media.

3.778 3.814 0.036 0.545 74.9% 73.3% −1.60% 0.6480

I would have my child vaccinated if influenza 
vaccination was recommended by a doctor.

3.997 3.881 −0.116 0.029 83.2% 75.2% −8.00% 0.0137

If someone around me (relatives, colleagues) 
recommends my child to get influenza vaccination,  
I will have my child vaccinated against influenza.

3.784 3.720 −0.064 0.250 75.2% 69.8% −5.40% 0.1305

I will vaccinate my child against influenza this year. Without education (A group) 94.3%  With education (B group) 94.5%

The scale rang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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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향
A군에서는 314명중 296명(94.3%)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사가 있었으며, B군에서는 310

명 중 293명(94.5%)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사가 있었고, 두 군간의 유의한(P=0.9134) 차
이가 없었다(Table 2). C군에서는 홍보물 교육 전 408명 중 379명(92.9%)에서 인플루엔자 예
방접종 의사가 있었으며, 교육 후 397명(97.3%)에서 예방접종 의사를 보여 유의한(P=0.0036) 

차이를 보였다(Table 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모든 군에서 ‘예방접종이 독감을 예방하는 가
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A군에서는 64.0%, B군에서는 56.1%가 해당 

항목을 선택하였으며, C군에서 해당 항목 선택 비율이 홍보물 교육 전 55.9%, 교육 후 59.4%

로 증가하였다(Fig.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자 하는 이유 1순위로는 A군의 경우 ‘독감 및 독감 합병증
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가 33.3%로 가장 높았으며, B군에서는 ‘백신의 부작용 우려’ 및 

‘자녀 건강에 대한 확신’이 각각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자 하는 이유 1, 2, 3순위 항목을 합했을 때에는 모든 군에서 ‘백신의 독감 예방 효과
에 대한 확신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3).

57https://doi.org/10.14776/piv.2020.27.e3

인플루엔자 관련 홍보물 교육 유무에 따른 보호자의 인식도 조사

https://piv.or.kr

Table 3. Changes in parental awareness of influenza and influenza vaccination for their children before and after educational intervention
Statement Mean agreement score Proportion of agreement score 4 or 5

Before 
education  
(A group)

After 
education  
(B group)

Differences P-value Before 
education  
(A group)

After 
education  
(B group)

Differences P-value

My child is at high risk of getting influenza. 3.078 3.846 0.768 0.000 44.6% 77.9% 33.30% <0.0001
Influenza can cause serious health problems for 
my child.

3.397 3.282 −0.115 0.103 53.8% 49.8% −4.00% 0.2532

Influenza vaccination can reduce the symptoms of 
the disease.

3.684 3.608 −0.076 0.235 69.4% 62.0% −7.40% 0.0261

Influenza vaccination is effective at preventing the 
disease.

3.642 3.877 0.235 0.000 65.2% 78.4% 13.20% <0.0001

Influenza vaccination is safe for children. 3.456 3.914 0.458 0.000 53.9% 78.9% 25.00% <0.0001
The probability of side effects of influenza 
vaccination is high.

2.706 3.662 0.956 0.000 20.1% 67.2% 47.10% <0.0001

Influenza vaccination is inconvenient. 2.723 2.534 −0.189 0.006 27.9% 17.4% −10.50% 0.0003
Influenza vaccination is expensive. 3.225 2.591 −0.634 0.000 47.5% 22.8% −24.70% <0.0001
I have unfavorable opinions about influenza 
vaccination.

3.127 2.478 −0.649 0.000 41.9% 16.7% −25.20% <0.0001

I am getting enough information about influenza 
and influenza vaccination through various media 
or books.

3.203 2.380 −0.823 0.000 42.9% 14.2% −28.70% <0.0001

I would have my child vaccinated if influenza 
vaccination was recommended on the media.

3.708 3.483 −0.225 0.000 67.9% 56.4% −11.50% 0.0007

I would have my child vaccinated if influenza 
vaccination was recommended by a doctor.

3.865 3.887 0.022 0.629 78.4% 78.2% −0.20% 0.9448

If someone around me (relatives, colleagues) 
recommends my child to get influenza vaccination, 
I will have my child vaccinated against influenza.

3.701 3.971 0.27 0.000 70.1% 83.8% 13.70% <0.0001

I will vaccinate my child against influenza this year. Before education (C group) 92.9%  After education (C group) 97.3%

The scale rang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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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asons to get influenza vaccination. (A) Differences in parental awareness of influenza vaccination for their children according to educational 
intervention. (B) Changes in parental awareness of influenza vaccination for their children before and after educational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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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asons not to get influenza vaccination: first rank. (A) Differences in parental awareness of influenza vaccination for their children according to 
educational intervention. (B) Changes in parental awareness of influenza vaccination for their children before and after educational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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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2014년 안산과 전주 지역 연구에서 6–59개월 소아의 보호자들은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
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손씻기 및 인플루엔자 백신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11) 인
플루엔자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원은 대중매체 및 소셜미디어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의료진이었다.11)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정부의 캠페인 및 의
료진들의 추천이 차지하였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로는 인플루엔자 백신
의 효과에 대한 불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 비용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11) 또한 의
사의 추천 부족 및 백신 필요성 인식 부족이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는 연구 결과도 있다.12,13) 2014년의 서울 지역 연구에서는 부모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후 자녀의 백신 접종율이 많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보였다.14) 종합하여 볼 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부족이 큰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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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asons not to get influenza vaccination: sum of first, second, and third ranks. (A) Differences in parental awareness of influenza vaccination for their children 
according to educational intervention. (B) Changes in parental awareness of influenza vaccination for their children before and after educational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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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결과에서는 홍보물 교육 유무에 따라 ‘자녀가 독감 감염 고위험군임을 인식’, ‘독감 

예방접종은 비쌈’ 등의 항목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홍보물 교육 전후 인식도 변화는   

‘자녀가 독감 감염 고위험군임을 인식’, 독감 예방접종의 부작용 발생률이 높음’, ‘독감 예방
접종은 비쌈’, ‘독감 예방접종을 부정적으로 인식함’ 등의 항목에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예
방접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홍보물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부작용 항목 이외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보호자 비율이 증
가하였다. 이는 홍보물 교육을 통하여 백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변화를 유도하면 백신 접종
률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에 대한 평소 인
식으로 결정하는데, 교육 유무에 따른 인식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육 전후 

인식도는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는 점에서, 홍보물 교육 직후 설문조사는 단기적 인식변화에 

치중하였으므로 장기적 인식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홍보물 교육 직
후의 설문에서는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설문자의 의도가 노출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홍보물 교육이 실제 예방접종에 미친 영
향에 대한 장기적 관찰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홍보물 교육은 인플루엔자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인식 변화를 일으킨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의 가격, 부정적 인식, 효과, 안전성 등에서 긍정적인 인
식을 유도하였다. 이는 소아 인플루엔자의 관리 및 백신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나
아가 소아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SUPPLEMENTARY MATERIALS

Supplementary Data 1
Questionnaire A (survey of awareness of influenza and influenza vac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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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Dat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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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적: 부모의 소아 자녀에 대한 인플루엔자 및 인플루엔자 백신 관련한 인식도 차이 및 변화를 홍보물 교육 유무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방법: 2015년 서울, 경기 북부 5개 지역 거주자 중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의 자녀가 있는 보호자 1,034명을 대상으
로,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내용은 인플루엔자 및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인식 및 변화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
종 의향 및 이유 등을 포함하였다. 부모는 3군으로 나누어 교육 유무(A군: 교육받지 않음, B군: 교육받음)에 따른 인식도 
차이와 교육 전후(C군)의 인식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과: A군과 B군 간 교육에 따른 인식도 차이 중 의미 있는 항목은 ‘자녀가 고위험군임을 인식함’, ‘독감 예방접종은 효과
적’, ‘독감 예방접종은 비쌈’ 등이었다. C군에서 교육 전후에 따른 인식도 변화 중 의미 있는 항목은 ‘자녀가 고위험군임을 
인식함’, ‘독감 예방접종은 안전함’, ‘독감 예방접종은 비쌈’, ‘독감 예방접종을 부정적으로 인식함’ 등이었다.
결론: 인플루엔자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홍보물 교육 이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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