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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병원 환경에는 수많은 병원체가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의료인

과 환자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감염을 유발

한다[1]. 이로 인해 의료진과 임상 실습 학생들은 진료 및 실습 

과정에서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2]. 국내에서 간호대학

생들이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22학점의 임상 실습이 필요한데

[3], 이 과정 중 간호대학생들은 수차례 환자와 접촉하며 감염원 

노출 가능성이 크다[1]. 임상 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감염성질환

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경험은 90.4%였으며, 노출된 질환별로 

살펴보면 결핵 55.0%, 인플루엔자 42.3%, 그리고 주사침 찔림 

사고는 12.1%였다[4]. 간호대학생 주사침 찔림 사고 국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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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11.8%, 미국 9.7%, 홍콩 8.8%로 [5-7], 우
리나라 간호대학생 주사침 찔림 사고가 다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2018년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에 

의하면[8], 수두 및 B형 간염, 파상풍 ․ 디프테리아 ․ 백일해(tetanus 
toxoid, reduced diphtheria toxoid, acellular pertussis; Tdap), 홍역

․ 유행성 이하선염 ․ 풍진(Measles, Mumps, Rubella; MMR), 인플

루엔자를 보건 의료인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병원 안전에 대한 인식의 증가로 임상 실습 기관별로 건강

검진 및 예방접종을 요구하고 있지만, 세부 사항과 기준도 각기 

다르며 장기간에 걸쳐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학교의 독려가 없

으면 학생 스스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시간 내에 접종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의 간호사로서 감염 예방

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간호대학생은 예비 간호사이자 

건강 교육자로서 자신의 건강 행위 실천 역시 필요로 하므로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이 필요하다[9].
Ajzen [10]이 제시한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각 개인이 수

행하는 행동은 자신이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에 기반해 발생한

다. 어떤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그 행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성과를 둘러싸는 주관적 규범, 그 행동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특정 건강 

행동이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할수록, 
본인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따라야 한다고 인

식할수록, 이런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능력 및 기회가 있다고 생

각할수록, 그 사람의 예방적 건강 행위, 대처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요인은 예방접종 등의 특정 건강행위 예측 

시 유의하다고 알려져 있다[11].
계획된 행동이론 모델(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은 특

정 행위 의도를 예측하고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10]. 특정 행동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혹은 방해 요소는 행위에 

대한 태도이며, 당사자가 인식하는 사회적인 압력은 주관적 규

범이다. 특정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지각된 행위통제라고 할 수 있다

[10]. TPB는 약물 사용과 같은 영역에서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

하는 데 유용하며[12],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연구[13]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

종[14]에 적용한 연구가 있으나 아직까지 간호대학생들의 예방

접종과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병원실습 현장에서 직 ․ 간접적으로 환자, 의료인들과 접촉하고 

있는 감염 위험군인 간호대학생은 권장 예방접종 필요성의 인지

와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의지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방접종 의도는 예방접종 행위의 가장 설명력이 좋

은 예측인자로써[15], 예방접종 의도를 분석하여 예방접종 행위

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행

위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 행동이론을 사용하

여 예방접종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

라서 계획된 행동이론의 기틀 안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

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를 향상하기 위한 이론

적 근거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에 기반하여 간호대학생의 임

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와 관련된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파

악하고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

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행위 향상을 목표로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전 예방

접종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

음과 같다.
∙ 첫째,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태도, 주관적 규

범, 지각된 행위통제, 예방접종 의도를 파악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의 인구학적 특성과 계획된 행위이론의 구성

요소에 따른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태도, 주관적 규

범, 지각된 행위통제, 예방접종 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에 근거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

습 전 예방접종 관련 요인 규명을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임상 

실습이 예정된 학생으로 본 연구에 관련한 설명을 듣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이다. 본 연

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G*Power 3.1.9.2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효과 크기 0.15
와 검정 예측요인(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 지

각된 행위통제)과 선행연구[11,16,17]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대상자 특성 5개(연령, 학년, 과거 예방접종 유무[4항목], 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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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를 포함하여 총 예측요인 10개를 적용하였을 때 필요

한 최소 표본 수는 118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38명을 편의표집 하였고 응답이 불완전한 9명을 제외하고 최종

적으로 129명이 연구 대상자로 참여하였다. 

연구 도구

●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년, 종교, 주거형

태, 한 달 생활비, 주관적 건강상태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건강

상태[18]는 현재 이환된 질병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주관적으

로 느끼는 건강 수준을 의미하고, 자신이 느끼는 건강상태에 대

해 ‘매우 좋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좋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 예방접종 관련 특성

예방접종 관련 특성은 임상 실습 필수 예방접종 완료 여부, 접
종 관련 정보 출처, 부작용, 예방접종 관련 감염성 질환 이환 경

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정보 여

부로 구성하였다.

● 예방접종 태도

예방접종 태도는 개인이 특정한 행동을 수행함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의 정도로[10],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에 관련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의미한

다. 예방접종 태도는 선행연구[19]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Ajzen [10]의 질문지 작성방법에 근거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5문

항(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을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 유익성, 필

요성, 가치, 바람직성), 7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7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예방접종 태

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내용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간호대

학 교수 8인과 임상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계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였다. 전체 문

항의 평균 CVI는 .88이었다. 선행연구[19]에서 Cronbach’s ɑ는 

.9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사용된 측정 도구는 개발자

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였다.

●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이란 개인이 특정한 행동을 수행함에 관련하여 스

스로 지각하는 사회적 압력으로[10],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지

각한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수행에 관련한 주변인의 압력 정도

를 의미한다. 주관적 규범은 선행연구[20]에서 항공사 객실승무

원을 대상으로 Ajzen [10]의 질문지 작성방법에 근거하여 작성

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도

구는 8문항, 7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수행에 대하여 

대상자가 주변인으로부터 받는 압력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내용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간호대학 교수 8인과 임상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CVI를 산출하였다. 전체 문항의 

평균 CVI는 .85였다. 선행연구[20]에서 Cronbach’s ɑ는 .93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사용된 측정 도구는 개발자의 승인

을 득한 후 사용하였다. 

● 지각된 행위통제

지각된 행위통제는 개인이 특정한 행동 수행에 대해 용이함 

또는 어려움을 지각하는 정도로[10],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임

상 실습 전 예방접종에 관하여 지각하는 용이함 혹은 어려움의 

정도를 의미한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선행연구[20]에서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Ajzen [10]의 질문지 작성방법에 근거하

여 작성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도구는 3문항, 7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가 용이하게 지각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내용타당

도를 평가하기 위해 간호대학 교수 8인과 임상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CVI를 산출하였다. 전체 문항의 평균 

CVI는 .86이었다. 선행연구[20]에서 Cronbach’s ɑ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2였다. 사용된 측정 도구는 개발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였다. 

● 예방접종 의도

예방접종 의도는 개인이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정도

로[10],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려 하는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지에 

관련한 정도를 의미한다. 예방접종 의도는 선행연구[21]에서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Ajzen [10]의 질문지 작성방법을 근거로 

제작하고 다른 연구[9]에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

구는 3문항, 7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9]에서 Cronbach’s ɑ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사용한 측정 도구는 개발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서울시 소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대학교의 허가를 득한 

후 2022년 2월 21일부터 7일간 간호대학 학생휴게실 게시판에 

모집문건을 게시하고 수업 시작 전 해당과목 담당교수의 허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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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면으로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윤리에 관하여 설명하여 이

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

집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o. 2202/ 
001-010)을 득한 후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 관련한 설명을 듣고 

연구 목적, 수집된 자료의 익명 처리, 자료 보안 및 관리, 연구 

종료 후 파쇄기를 사용한 자료의 완전 폐기, 연구 참여 철회가 

언제든지 가능함을 설명하였고, 이를 이해하고 자발적 연구 참

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 소요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 참여자에게는 약 2,000원 상

당의 상품권을 소정의 답례로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6.0 프로그램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예방접종 관련 특성으로 이루어진 일

반적 특성과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

를 측정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 및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태

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에 따른 임상 실습 전 예방접

종 의도는 변수 각각의 특성에 따라 독립표본 t-test 또는 one 
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로 하였다. 셋
째,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예방접종 의도

대상자의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예방접종 의도 정도는 Table 1과 같다.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점수는 7점 척도

에서 각 평균 6.44±0.72점, 6.30±0.85점, 5.84±0.97점이었으며,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에 관한 점수는 7점 척도에서 평균 

6.45±0.84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예방접종 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연령은 22세 이상 61명(47.3%), 22세 미만 68명

(52.7%)이었다. 성별은 남자 23명(17.8%), 여자 106명(82.2%)이
었으며, 1학년 27명(21.0%), 2학년 51명(39.5%), 3학년 51명

(39.5%)이었다. 종교 있음이 42명(32.6%), 종교 없음이 87명

(67.4%)이었고, 주거형태는 부모와 함께 거주 47명(36.5%), 자취 

19명(14.7%), 기숙사 63명(48.8%)이었다. 한 달 생활비는 25만

원 미만 6명(4.7%), 25만원 이상~50만원 미만 35명(27.0%), 50
만원 이상∼75만원 미만 44명(34.1%), 75만원 이상∼100만원 미

만 30명(23.3%), 100만원 이상 14명(10.9%)이었고, 대상자가 지

각하는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 34명(26.4%), 좋음 58명(45.0%), 
보통 30명(23.3%), 나쁨 7명(5.3%)이었다(Table 2).

예방접종 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임상실습에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 완료 여

부는 A형 간염이 접종 59명(59.0%), 미접종 41명(41.0%)이었다. 
B형 간염은 접종 80명(77.7%), 미접종 23명(22.3%)이었다. 수두

는 접종 73명(73.0%), 미접종 27명(27.0%)이었다. MMR은 접종 

94명(95.9%), 미접종 4명(4.1%)이었다. 권장 예방접종에 대해 들

어본 경험은 있음 86명(66.7%), 없음 43명(33.3%)이었다. 권장 

예방접종 부작용 경험은 있음 6명(4.7%), 없음 123명(95.3%)이
었다. 권장 예방접종 항목 질병 이환 경험은 있음 11명(8.5%), 
없음 118명(91.5%)이었다. 코로나19 2차 12명(9.3%), 3차 115명

(89.1%), 미접종 2명(1.6%)이었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 경

험은 있음 49명(38.0%), 없음 80명(62.0%)이었다(Table 2).

Table 1. Vaccination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Behavior Intention  (N=129)

Variables Mean±SD Minimum Maximum Range

Vaccination attitudes 6.44±0.72 4.00 7.00 1.00∼7.00
Subjective norms 6.30±0.85 3.60 7.00 1.00∼7.00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5.84±0.97 3.00 7.00 1.00∼7.00
Behavior intention 6.45±0.84 3.30 7.00 1.00∼7.00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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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예방접종 의도 간의 관계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는 예방접종 

태도(r=.72, p<.001), 주관적 규범(r=.68, p<.001), 지각된 행위통

제(r=.63, p<.001)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2. Differences in Behavior Intention according to the Nursing Stu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2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Behavior intention

t/F (p)

Age (years) ≤22  61 47.3 6.38±0.84 0.92 (.357)
>22  68 52.7 6.51±0.85

Sex Male  23 17.8 6.32±0.91 -0.82 (.207)
Female 106 82.2 6.48±0.83

School year Freshman  27 21.0 6.53±0.96 0.16 (.850)
Sophomore  51 39.5 6.44±0.79
Junior  51 39.5 6.42±0.85

Religion No  87 67.4 6.41±0.87 0.77 (.222)
Yes  42 32.6 6.53±0.79

Type of residence Live with family  47 36.5 6.49±0.76 0.11 (.897)
Independently  19 14.7 6.39±0.89
In student dormitory  63 48.8 6.44±0.90

Monthly cost of living
(10,000 KRW)

<25  6  4.7 6.56±0.81 0.61 (.656)
25≤~<50  35 27.0 6.49±0.88
50≤~<75  44 34.1 6.50±0.80
75≤~<100  30 23.3 6.47±0.71
≥100  14 10.9 6.12±1.17

Perceived health status Bad   7  5.3 6.29±0.85 0.60 (.617)
Moderate  30 23.3 6.30±1.03
Good  58 45.0 6.53±0.67
Very good  34 26.4 6.47±0.94

Hepatitis A vaccine experience 
(n=100)

No  41 41.0 6.48±0.88 0.19 (.898)
Yes  59 59.0 6.46±0.83

Hepatitis B vaccine experience 
(n=103)

No  23 22.3 6.29±1.00 -1.19 (.236)
Yes  80 77.7 6.53±0.78

Chickenpox vaccine experience 
(n=100)

No  27 27.0 6.63±0.62 1.23 (.221)
Yes  73 73.0 6.41±0.86 

MMR vaccine experience 
(n=98)

No   4  4.1 6.50±0.58 0.03 (.979)
Yes  94 95.9 6.49±0.81

Positive about vaccine side 
effects experience

No  43 33.3 6.29±1.01 -1.34 (.186)
Yes  86 66.7 6.53±0.74

Recommended vaccine side 
effects experience

No 123 95.3 6.46±0.87 0.51 (.612)
Yes   6  4.7 6.28±0.57

Recommended vaccination-related 
infectious disease experience

No 118 91.5 6.44±0.86 -0.40 (.695)
Yes  11  8.5 6.55±0.69

COVID-19 vaccine experience No   2  1.6 0.71±0.50 1.90 (.153)
Second  12  9.3 0.93±0.27
Third 115  89.1 0.83±0.08

COVID-19 vaccine side effects 
experience

No 80 62.0 6.41±0.88 -0.64 (.263)
Yes 49 38.0 6.51±0.79

COVID-19=coronavirus disease 2019; KRW=Korean Won; MMR=measles, mumps, rubella;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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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분

석을 위해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Durbin–Watson 값

은 1.92로 2에 가까우므로 오차항의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공차의 

한계값(tolerance)은 0.53에서 1.00의 범위로서 0.1 이상이었으며, 분
산팽창 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0에서 1.88의 범위로서 

10 미만이므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1단계 모델에서 독립변수로 예방접종 태도를 투입하였을 때 

모델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34.78, p<.001), 임

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를 51.5% 설명하였다. 예방접종 태도

(β=.72, p<.001)가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2단계 모델에서 독립변수로 주관적 규범을 투입하였을 때 모

델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90.13, p<.001), 설명력

은 58.6%로 증가하였다. 예방접종 태도(β=.48, p<.001), 주관적 

규범(β=.36, p<.001)이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3단계 모델에서 독립변수로 지각된 행위통제를 투

입하였을 때 모델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95.60, 
p<.001), 설명력은 69.6%로 증가하였다. 예방접종 태도(β=.36, 
p<.001), 주관적 규범(β=.31, p<.001), 지각된 행위통제(β=.36, 
p<.001)가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예방접종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가 임상 실습 전 예방접

종 의도에 같은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

으로 주관적 규범이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

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계획된 행동이론 요인을 중심으로 관련

성을 규명하여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행위 향상을 위한 기초자

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Vaccination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Behavior Intention
(N=129)

Variables

Vaccination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Behavior intention

r (p) r (p) r (p) r (p)

Vaccination attitudes 1
Subjective norms .66 (<.001) 1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42 (<.001) .36 (<.001) 1
Behavior intention .72 (<.001) .68 (<.001) .63 (<.001) 1

Table 4. Factors Affecting Vaccination Attitudes,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Behavior Intention
(N=129)

Step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value Tolerance VIF

Step 1 (Constant) 1.01 0.47 2.13 .036
Vaccination attitudes 0.85 0.07 .72 11.61 <.001 1.00 1.00

R2=.52, Adjusted R2=.51, F=134.78, p<.001
Step 2 (Constant) 0.54 0.45 1.20 .232

Vaccination attitudes 0.57 0.09 .48 6.38 <.001 0.57 1.75
Subjective norms 0.36 0.08 .36 4.75 <.001 0.57 1.75

R2=.59, Adjusted R2=.58, F=90.13, p<.001
Step 3 (Constant) 0.10 0.40 -0.24 .812

Vaccination attitudes 0.43 0.08 .36 5.38 <.001 0.53 1.88
Subjective norms 0.31 0.07 .31 4.67 <.001 0.56 1.77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0.32 0.05 .36 6.67 <.001 0.81 1.23

R2=.70, Adjusted R2=.69, F=95.60, p<.001, Durbin–Watson＝1.92
SE=standard error;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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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예방접종 의도가 높아 성별이 예방접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선행연구[9]와 달리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는 성별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최근 간호대학 재학생 중 남학생의 비

중이 많아지고[22] 점차 성별에 편중되지 않은 성별 친화적 교

육과 감염 및 예방관리에 대한 간호교육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자들의 권장 예방접종 수행률을 

보면 B형 간염 77.7%, 수두 73.0%, MMR 95.9%로, 간호대학생 

3 ․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 결과인 B형 간염 69.4%, 
수두 24.6%, MMR 36.4%의 접종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접종률의 상승은 최근 간호대학에 임상 실습 전 학생의 안전관

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간호교육 인증평가와 임상 실습 전 

관련 예방접종의 시행을 의무화하는 실습 기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9]. 그러나 66.7%의 대상자만이 권장 예방접종

의 종류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3.3%의 학생들은 

예방접종은 시행하였지만 시행한 예방접종 항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권장 예방접종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채 예방접종

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실습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될 기회

가 많고, 병동 내에서 환자와 직접 대면하게 되는 예비 의료인으

로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임상 실습 전 예

방접종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도록 예방접종의 종류와 내

용, 그리고 필요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38.0%의 학생이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을 경험하였으나 연구 시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3차 접

종까지 완료한 학생은 89.1%였다. 이는 백신 부작용 위험에 대

한 인식개선 및 접종의 안전성 홍보와 정보제공[21], 그리고 전

염병 상황 하에서 임상 실습에 임하게 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학교에서 접종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예방

적 건강 행위가 유익하다고 느낄수록 백신접종이나 보호 조치를 

취할 확률이 증가함으로 질병의 위험성을 줄이는 예방행위의 가

치를 강조하는 지속적인 교육[23]이 필요하다.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태도는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학과 학생이라는 특성상 예방접종

과 관련된 교육을 많이 받으며, 의학적 지식 노출이 많아 예측되

는 위험 질병과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지 향상의 결과로 생각된

다[19]. 예방접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예

방접종 태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므로[14]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학부 전공 및 실습 교과목에서 지속적으로 강조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학생이 대중매체로부터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14], 이를 고려하여 

긍정적인 예방접종 태도 함양을 위한 간호대학 1 ․ 2학년 학생 

대상 예방접종 관련 교내 홍보 방법과 교육 그리고 검사 비용지

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건강 행위의 선

택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10], 지각하는 사회적 압

력이 높을수록 접종 의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비 의

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학교 및 병원 당국의 권고가 주관적 규

범으로 작용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예방적 건강 행위 결정 

시 보건의료인은 환자, 가족, 직장동료들로부터 주관적으로 인지

되는 사회적 압력이 높을수록 해당하는 건강 행위 수행 가능성

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11]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의

사결정 단계에서 정보나 지식 및 확신이 부족한 경우 주변 의료

인의 권고가 예방적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쳤음[24]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이 자신과 주변인 및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 마련 및 의

료인인 간호학과 교수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지속적인 인식의 

고취가 필요하다[19]. 대학 차원에서 임상 실습 전에 예방접종에 

대한 공지나 특강,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의 

유익성을 강조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행동의 계기가 되는 요소

에 많이 노출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감염 예방행위 실천 방법

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른 건강 행위 실천을 촉진하

는 전략이 필요하다.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임상 실습 전 예방

접종 접근성의 용이함을 지각할수록 예방접종 의도가 높다고 생

각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접종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예

방접종에 대한 인식 부족이 예방접종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25]
으로 나타났으며 과도한 예방접종 비용과 미흡한 예방접종 비용

지원 등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자원 환

경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

생은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에게 예방접

종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같은 유인책의 부재가 지각된 행위통

제의 수준을 낮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와 필요성에 관한 인식 강화와 더불어 학교 당국의 경

제적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예방접종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 
주관적 규범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69.6%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를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 유익성의 지속적 홍보, 전문가적 인식 고취 등 행

동의 계기 마련,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 중재 및 경제적 지원 제

공 등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향후 간호교육 프로그램 구

성에 반영한다면 간호대학생의 예비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예방접

종 의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간호대학생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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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는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과 관련된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HPV 접종으로 개발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전문가 타당도를 거쳐 사용하였으므로 도구의 타당도 

면에서 제한점이 있다. 둘째, 일개 간호대학의 학생들만을 대상

으로 하여 간호대학의 임상 실습 환경, 예방접종 관련 학교 지원 

정책 등의 차이를 반영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을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

습 전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

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태도, 주관적 규

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임상 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첫째, 임상 실습을 앞둔 간호대학생의 예방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 의도 등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 높은 도구 개

발이 필요하다. 
∙ 둘째, 간호대학의 임상 실습 환경, 예방접종 지원 정책 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학교와 대상자 수를 확대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셋째, 간호대학생들의 예방접종 태도나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임상 실습 전 교육과 

홍보 전략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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