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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compar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human papillomavirus 
(HPV) vaccination intention between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focus is on the knowledge, 
attitudes and health beliefs related to HPV.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246 male and 298 female students 
from an academic high school located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in June 2017, which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chi-test, t test, Mann-Whitney U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logistic 
regression with SPSS for Windows 21.0. Results: 47.6% of the male participants and 86.2% of the female par-
ticipants indicated HPV vaccination intention. The median score of the HPV knowledge level was 0 (total score:16) 
in the boys and 3 in the girls (p<.00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titudes and health beliefs related 
to HPV by gender. Religion (OR=0.50), sexual experience (OR=0.09), safety concerns (OR=0.65), perceived 
needs (OR=1.59), importance of prevention (OR=1.78) and perceived susceptibility (OR=1.80) determined HPV 
vaccination intention in the male students, whereas awareness of HVP vaccination (OR=2.25) and importance 
of prevention (OR=1.92) significantly predicted HPV vaccination intention in the female student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ifferent strategies need to be taken for different genders: education focusing 
on safety concerns as well as perceived needs, importance of prevention and perceived susceptibility for male 
students and education emphasizing importance of prevention for femal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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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Human Papilloma Virus, HPV)로 지금까지 알려진 HPV의 

종류는 대략 100여 종 이상으로 이 중 40여 종의 HPV가 여성

의 자궁경부암, 외음부암과 질암을 남성은 음경암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 항문암, 두경부암, 구강암, 인후

암 등을 유발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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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감염에서 전암병변을 거쳐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되는

데 대체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 Shin 등[3]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HPV 감염률을 남녀 

대학생의 생식기 감염률 조사 결과에서 남학생 10.6%, 여학생 

38.8%로 보고하였고, Lee 등[4]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HPV 감염실태 보고에 의하면 

34.2%가 감염되었고, 이중 17.5%는 자궁경부암과 같은 종양

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전체 감염

률은 18~29세가 49.9%로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체계적 

고찰에서 남성의 HPV 감염률은 1.3~72.9%의 범위로 나타났

으며, 평가논문의 56%는 20% 이상의 남성이 HPV에 감염되

었음을 보고한 결과도 있었다[5]. 

HPV가 자궁경부암 및 생식기암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졌

고, HPV 백신이 개발되면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하며 가장 효과적인 예방방

법으로 권고되고 있다[1]. 이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16년 6

월부터 자궁경부암백신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다실과 서바릭

스에 대해 모두 무료접종을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 품목으로 

심의 의결되어 만 12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것이 결정

되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 대상 2군 감염병으로 지정

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추가 관리하고자 하는 시점에 있

다[6]. 

국내에서는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명명되면서 

2007년 연구에서 6개 대도시 12~29세 여성 2,400명에 대한 연

구에서 평균 첫 성관계 시작 연령이 21세라는 보고에 근거하

여, 한국 여성의 최적 접종 연령을 15~17세로 권고하였으나

[7], 2017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정기접종을 11~12세 여아와 

13~26세까지도 권고하며, 만 9세에서 14세 여아는 총 2회 접

종을, 만 14세 이상은 총 3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남성의 경

우도 9~26세 때 HPV 4가 백신(가다실)이 승인되어 접종되고 

있다[2]. 

2017년 2월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6월부터 시행한 만 12

세 여성청소년(약 46만명)의 절반가량인 49.9%가 1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무료지원에 여학생 및 보호자의 약 95% 정도가 

만족한다고 긍정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2].

미국의 HPV 초기 예방접종률은 13~17세 여학생은 57.3%, 

남학생은 34.6%로 보고하나[8], 우리나라는 여중고생 전체 연령

으로 조사한 경우 2.2~13.1%[9-12], 여대생도 12.0~17.1%[13, 

14]로 보고되어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0.7~ 

1.3%[10,15]로 매우 낮은데 이는 아직까지 HPV 백신에 대한 

인식이 남학생에게는 더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대부분이 학생인 점을 감안하면 학교

에서 이루어지는 보건교육시간에 HPV 백신접종에 관한 교육

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실제 고등학생의 주

된 정보 취득 경로는 가족, 책이나 잡지, 친구 등이었다[9]. 또

한 보건교사가 실제 HPV에 대해 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를 

23.4%로 보고하고 있어[16], 청소년들이 HPV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낮은 백신 접종률로 이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중고등학생, 대학생, 부모 등을 대상

으로 HPV 백신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

과 백신의 안전성 걱정, HPV 지식, 학년, 교육수준, 용돈, 예방

접종에 대해 들어본 경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등을 

보고하였다[10,14,17-19].

HPV 백신은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1], 최근 2016년 청소년 온라인 건강행태 조

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첫 성경험 연령은 남학생

은 12.9세, 여학생은 13.4세로 보고되어 있어[20], 최적의 접종

연령과 성경험 시기가 점차 어려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대학생 이상의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의 예방접종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남성의 경우 HPV 감

염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방법도 특별히 없어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한 채 여성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21]. 

또한 여성만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보다 남성이 함께 백신을 접

종할 때 HPV 감염률과 관련 질환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으며, 

남성의 생식기 사마귀나 기타 관련 암이나 질환의 예방에도 효

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어[22] 남학생들의 인식 및 예방접종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남성을 포함하

여 조사한 연구는 극히 일부만 이루어져 왔으며[9,15,19], 여성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낮은 HPV 백신 접종실태를 보고

하고 있어[9-14]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HPV 백신 접종실태 및 

의도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PV 백신의 무료접종 대상자는 아

니었고, 청소년의 첫 성경험 연령으로 보고된 13~14세는 지나

서 최소 1회 이상의 접종이 이루어졌기를 기대할 수 있는 남녀 

고교생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주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

던 HPV 관련지식, 백신접종태도, 건강신념과 예방접종 의도

를 파악하고 남녀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나라 남녀 고교생들의 HPV 백신접종 시행을 증가시킬 수 있

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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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개 지역 대도시의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HPV 관련 

지식, 백신접종태도 및 건강신념이 HPV 예방접종의도에 미

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HPV 관련 지식, 백신

접종태도, 건강신념, HPV 예방접종의도에 차이를 비교

한다.

 성별에 따른 HPV 관련 지식, 백신접종태도, 건강신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성별에 따른 HPV 예방접종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

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녀 고등학생의 HPV 예방접종의도와 영향요인

을 비교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descriptive study)

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2017년 6월 5일에 S시의 인문계 고등학교 2학

년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대학 임상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구 승인(KUBIRB-201704-SB-044-01)을 받았다. 연구자가 연

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비밀 보장과 설문지 내용이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이고 언제든지 원하지 

않을 때에는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학생들에

게 설문지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해당 학교장과 담임선생님

의 설문조사 허락 및 협조를 얻은 후 연구를 도와주는 학교 교

사와 연구원이 해당 반에 들어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성경험 

여부 1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 개개인에게 봉투에 담아 설

문지를 주고 개별봉투에 무기명으로 다시 넣어서 수거하여 대

상자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는 무기명으로 조

사하였고,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위해 번호를 부여하여 식별하

였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정도이었고, 설문 작성을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를 제공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을 때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유의수준 ⍺는 .05, 검정력 1-β=.80, 오즈비는 

Kim [18]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1.86~11.56에서 가장 낮은 

1.8을 적용하였을 때, 최소 표본 152개로 산출되었다. 최종 분

석에 활용한 자료는 남학생 246명, 여학생 298명으로 충분하

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Lee와 Park [23]과 Park과 Choi [9]의 연구

를 바탕으로 종교 유무, HPV 백신 인지여부, HPV 백신 미접

종시 이유, 백신 관련 교육 경험, 성경험 여부 등에 대한 내용으

로 구성되었다.

2) HPV 백신 접종여부 및 의도

본 연구에서는 HPV 백신 접종여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았습니까’에 대해 ‘예’, ‘아니오’로, 접종의도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접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에 

‘있음’, ‘없음’으로 제시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3) HPV 관련 지식

HPV 관련 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미국질병통제센터 

예방접종 권고 사항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Park과 Choi [9]가 

개발한 HPV지식 측정도구를 본 연구자가 일부 수정하여 이

용하였다.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 1인

과 모성간호학 교수 2인에게 검증받았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

으로 도구의 내용은 HPV와 자궁경부암의 관련성, HPV의 증

상범위, 잠복기, 예후 및 면역성과의 관련성, 호발연령, 전염경

로, 검사와 진단, 예방과 치료, HPV 백신에 대한 세부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인 경우를 1점, 오답인 경우와 모른다

를 0점으로 처리하여 총 0점에서 16점 사이의 점수이고 점수

가 높을수록 HPV 관련 지식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Park과 

Choi [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Kuder Richardson 20

에 의한 계수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4) HPV 백신접종태도

HPV 백신접종태도는 Kang과 Moneyham [24]의 측정도

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1개 문항으로 안전성, 필요성, 중

요성, 위험성 요인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

점 척도이다.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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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었고 점수의 범위는 11~55점이다. 부정문항은 역 

코딩하여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HPV 백신접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는 .73이며 하부영역의 신뢰도는 안전성요

인 .77, 필요성요인 .70, 중요성요인 .78, 위험성요인 .89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전체 .79, 하부영역은 안

전성요인 .91, 필요성요인 .85, 중요성요인 .81, 위험성요인 .88

이었다. 

5) HPV 관련 건강신념

HPV 관련 건강신념은 Choi 등[25]이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에 근거하여 개발한 도구를 Lee와 Park [23]이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HPV에 

감염될 가능성과 HPV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지각된 민

감성 2문항, 질환에 대한 심리적 심각성과 질환이 악화될 경우 

장래 생활에 미치는 심각성을 묻는 지각된 심각성 2문항, 예방

접종 행위의 이로움을 묻는 지각된 유익성 2문항, 고가의 접종 

비용, 예방접종 부작용, 3회 접종의 번거로움 및 주사 시 통증

을 묻는 지각된 장애성 4문항을 포함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4점)에

서 ‘매우 그렇지 않다’(1점)로 처리하였고, 지각된 장애성 문

항은 역코딩을 하여 지각된 장애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

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10~40점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HPV 관련 건강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Park [23]의 연구에서 도구의 하위영역별 신뢰도 Cronbach’s 

⍺는 지각된 민감성 .71, 지각된 심각성 .74, 지각된 유익성 .74, 

지각된 장애성 .62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4, .83, .82, .80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며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자료의 정규성 검정을 Kolmogorov-Smirnov, Shapiro-

Wilk 검정으로 실시하여,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된 경우 중위수와 사분위 범위를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HPV 관련 지식, 백신

접종태도, 건강신념, HPV 예방접종의도에 차이는 교차

분석과 t-test,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성별에 따른 HPV 관련 지식, 백신접종태도, 건강신념의 상

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HPV 예방접종의도는 일반적 특성, HPV 관

련 지식과 백신접종태도와 건강신념의 하부개념을 변수

로 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보정된(ad-

justed) 오즈비와 이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HPV 관련 특성의 

차이 

전체 대상자는 544명이었고, 남학생은 246명(45.2%), 여학

생은 298명(54.8%)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종교가 있는 경우

는 46.5%(253명),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는 5.1%(28명)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HPV 백신에 대하여 인

지하는 경우는 남학생은 21.5%(53명)로 여학생 69.8%(208명)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또한 

HPV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는 여학생 9.7%(29명)로 낮았으나 

남학생 2.0%(5명)보다는 높았다(p<.001). HPV 백신을 접종

한 경우는 남학생 1.2%(3명)이었고, 여학생은 16.4%(49명)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백신접종을 안한 

이유로 남학생은 ‘잘 몰라서’가 75.7%(18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필요가 없어서’가 18.5%(45명)이었고, 여학생은 ‘잘 몰라

서’가 64.7%(16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시간이 없어서’ 

11.6% (29명), ‘필요가 없어서’가 10.0%(25명)로 성별에 따른 차

이가 있었다(p<.001). 건강보험 적용시 HPV 백신접종의사가 

있는 경우는 남학생 57.2%(139명), 여학생 90.0%(224명)로 성별

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p<.001). 또한 HPV 백신접종의사가 있

는 경우도 남학생은 47.6%(117명), 여학생은 86.2%(257명)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HPV 백신접종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여학생 3.31± 

0.59점으로 남학생 3.07±0.59점에 비해 백신접종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태도의 하부영역에서는 

남학생은 위험성요인이 3.33±0.96점으로 가장 높았고 필요

성요인이 2.58±1.02점으로 가장 낮았고, 여학생은 중요성요

인이 3.61± 0.76점으로 가장 높았고 안전성요인이 3.04±0.97

점으로 가장 낮았다. 필요성요인(p<.001), 중요성요인(p< 

.001)과 위험성요인(p=.008)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모

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HPV 관련 건강신념은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신념이 높은 

것인데, 4점 만점에 여학생은 2.37±0.34점으로 남학생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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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HPV Vaccination related Characteristics, Attitude and Health Beliefs related to HPV by Gender (N=5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544)

Male
(n=246)

Female
(n=298)

x2 or t or Z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Religion Yes
No

253 (46.5)
291 (53.5)

104 (42.3)
142 (57.7)

149 (50.0)
149 (50.0)

  3.23 (.072)

Ever had sex Yes
No

28 (5.1)
516 (94.9)

15 (6.1)
231 (93.9)

13 (4.4)
285 (95.6)

  0.83 (.362)

Awareness of 
HPV vaccination 

Yes
No

261 (48.0)
283 (52.0)

 53 (21.5)
193 (78.5)

208 (69.8)
 90 (30.2)

125.72 (＜.001)

Experience of 
HPV-related education

Yes
No

34 (6.3)
510 (93.8)

 5 (2.0)
241 (98.0)

29 (9.7)
269 (90.3)

 13.63 (＜.001)

Experience of 
HPV vaccination

Yes
No

52 (9.6)
492 (90.4)

 3 (1.2)
243 (98.8)

 49 (16.4)
249 (83.6)

 36.13 (＜.001)

- Main reasons for 
no HPV vaccination
(n=492)

Lack of knowledge of HPV
Do not have time for it
Do not believe the effect of HPV
Vaccine too expensive
Others

345 (70.1)
30 (6.1)

 70 (14.2)
14 (2.8)
33 (6.7)

184 (75.7)
 1 (0.4)

 45 (18.5)
-

 13 (5.3)

161 (64.7)
 29 (11.6)
 25 (10.0)
14 (5.6)
20 (8.0)

 48.80 (＜.001)

- Intention to HPV 
vaccination under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n=492)

Yes
No

363 (73.8)
129 (26.2)

139 (57.2)
104 (42.8)

224 (90.0)
 25 (10.0)

 68.22 (＜.001)

Intention to 
HPV vaccination

Yes
No

374 (68.8)
170 (31.3)

117 (47.6)
129 (52.4)

257 (86.2)
 41 (13.8)

 93.85 (＜.001)

Attitude related to 
HPV Safety concerns

Perceived needs
Importance of prevention
Risky sexual behavior

3.20±0.60
3.07±1.00
2.89±1.00
3.48±0.84
3.45±0.94

3.07±0.59
3.11±1.03
2.58±1.02
3.32±0.91
3.33±0.96

3.31±0.59
3.04±0.97
3.15±0.90
3.61±0.76
3.55±0.91

  -4.85 (＜.001)
  0.83 (.407)

  -6.82 (＜.001)
  -4.00 (＜.001)
  -2.67 (.008)

Health beliefs related to 
HPV Perceived susceptibility

Perceived seriousness
Perceived benefit
Perceived barrier

2.36±0.33
1.81±0.70
2.48±0.78
2.66±0.76
2.45±0.70

2.36±0.32
1.78±0.72
2.38±0.80
2.53±0.79
2.58±0.71

2.37±0.34
1.83±0.67
2.57±0.76
2.77±0.71
2.34±0.67

  0.08 (.940)
  -0.81 (.421)
  -2.82 (.005)
  -3.64 (＜.001)
  4.07 (＜.001)

HPV knowledge M±SD
Min-Max
Median (IQR)*

3.24±3.93
0~14

1 (0~6)

2.33±3.69
0~14

0 (0~3.25)

3.99±3.97
0~13

3 (0~7)

  -5.94 (＜.001)

*Nonnormal distribution, IQR=interquartile range.

0.32점과 차이가 없었다. 하부영역에서 지각된 심각성(p=.005), 

지각된 유익성(p<.001)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고, 지

각된 장애성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장애정도가 더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p<.001). 지각된 민감성은 다른 영역에 비해 점

수가 낮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HPV 관련 지식 16개 문항의 정답 평균이 남학생은 2.33± 

3.69점(범위 0~14)으로 여학생 3.99±3.97점(범위 0~13)에 비

해 낮았다. 정답 평균값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어 중위수와 사분위 범위를 제시하였는데, 남학생은 0점

(사분위범위 0~3.25), 여학생은 3점(사분위범위 0~7)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Table 1).

2. 성별 HPV 관련 지식, 백신접종태도 및 건강신념의 

상관관계 

남학생은 HPV 관련 지식은 백신접종태도와 건강신념에 모

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백신접종태도는 건강신념(r= 

.18, p=.006)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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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s among HPV Knowledge, Attitude and Health Beliefs related to HPV by Gender (N=544)

Variables Categories
HPV knowledge Attitude 

related to HPV
Health beliefs 
related to H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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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e (n=246) HPV knowledge
Attitude related to HPV
Health beliefs related to HPV 

1
.03 (.604)
.09 (.143)

 
1

.18 (.006)

 
 
1

Female (n=298) HPV knowledge
Attitude related to HPV
Health beliefs related to HPV 

1
.26 (＜.001)
.21 (＜.001)

 
1

.36 (＜.001)

 
 
1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Intention to HPV Vaccination by Gender (N=544)

Variables
Male (n=246) Female (n=298)

Adjusted OR (95% CI) p Adjusted OR (95% CI) p

Religion (Ref. no) 0.50 (0.28~0.90) .021 1.43 (0.68~3.00) .347

Awareness of HPV vaccination (Ref. no) 0.71 (0.32~1.57) .394 2.25 (1.02~4.96) .045

Experience of HPV related education (Ref. no) 1.52 (0.16~14.30) .716 0.66 (0.19~2.26) .510

Ever had sex (Ref. no) 0.09 (0.02~0.41) .002 0.46 (0.10~2.19) .329

HPV knowledge 1.06 (0.97~1.15) .217 0.93 (0.84~1.04) .188

Attitude Safety concerns
Perceived needs
Importance of prevention
Risky sexual behavior

0.65 (0.44~0.96)
1.59 (1.13~2.24)
1.29 (0.87~1.89)
1.78 (1.22~2.60)

.029

.009

.203

.003

1.47 (0.91~2.37)
1.32 (0.81~2.16)
1.92 (1.05~3.50)
0.78 (0.50~1.23)

.113

.266

.034

.290

Health beliefs Perceived susceptibility
Perceived seriousness
Perceived benefit
Perceived barrier

1.80 (1.08~3.00)
1.29 (0.73~2.27)
1.72 (1.00~2.96)
0.76 (0.44~1.33)

.024

.380

.050

.333

1.19 (0.64~2.21)
1.01 (0.53~1.91)
1.93 (0.92~4.07)
1.04 (0.55~2.00)

.585

.986

.084

.896

여학생은 HPV 관련 지식과 백신접종태도(r=.26, p<.001), 

건강신념(r=.21,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백신접종태도와 건강신념(r=.36, p<.001)도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Table 2). 

3. 성별 HPV 예방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학생의 HPV 예방접종의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았

다. 남학생의 경우 HPV 예방접종의도는 종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종교가 없는 경우 교차비가 2.00배(95% CI: 0.28~0.90) 

증가하였고, 성경험도 있는 경우에 비해 성경험이 없는 경우 

교차비가 11.11배(95% CI: 0.02~0.41) 증가하였다. 백신접종

태도의 하부요인 중 안전성 요인은 평균 평점의 점수가 1점 내

려갈 때 예방접종의도를 가질 교차비가 1.54배(95% CI: 0.44~ 

0.96) 증가하였고, 필요성요인과 위험성요인은 평균 평점의 

점수가 1점 올라갈 때마다 예방접종의도를 가질 교차비가 각 

1.59배(95% CI: 1.13~2.24), 1.78배(95% CI: 1.22~2.60) 증가

하였다. 건강신념의 하부요인 중 지각된 민감성의 평균 평점 

점수가 1점 올라갈 때마다 예방접종의도를 가질 교차비가 

1.80배(95% CI: 1.08~3.00) 증가하였다. 그러나 HPV 백신 인

지여부나 관련 교육경험, HPV 관련 지식 등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여학생의 HPV 예방접종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다음과 같았다. 

여학생의 경우는 HPV 백신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경우 예방

접종의도를 가질 교차비가 2.25배(95% CI: 1.02~4.96) 증가하

였고, 백신접종태도의 하부요인 중 중요성요인의 평균 평점 점

수가 1점 올라갈 때마다 예방접종의도를 가질 교차비가 1.92배

(95% CI: 1.05~3.50) 증가하였다. 그러나 HPV 백신 관련 교육

경험, 지식, 건강신념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남학

생과도 모두 다른 요인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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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 HPV 백신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가 여자고

등학생은 약 10명 중 7명, 남자고등학생은 약 10명 중 2명 정도

이었다. HPV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6.3%로 매우 낮

았고, HPV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남학생은 1.2%, 여학생은 

16.4%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조사한 연구[9]에서 HPV 백

신에 대하여 들은 경험이 여자고등학생 52.4%, 남자고등학생 

16.7%, 백신 접종률이 남학생은 1.3%, 여학생 9.5%에 비해서 

근소한 차이로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남자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15]에서도 67% 정도가 HPV에 대해 모르

고 있었고, 백신접종률도 0.7%로 낮았다. 여학생의 백신 접종

률은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여중고생의 경우 2.2%[12]로, 최근

에서 10.2%[12], 13.1%[10]까지 보고된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접종을 안한 이유로 남학생은 ‘잘 몰라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필요가 없어서’로 나타났고, 여학생도 ‘잘 몰라서’

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시간이 없어서’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잘 몰라서’가 가장 많았던 것과[9] 유사한 결

과로 여전히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HPV 백신에 대하여 인지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백신 접

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HPV 관련 교육 경험도 

낮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특히 남학생은 

인지률, 접종률 모두 저조한데, 남성의 경우도 9~26세 때 HPV 

4가 백신(가다실)이 승인되어 접종되는 권고지침에 대한 적극

적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여성파트너의 자궁

경부암 예방뿐만 아니라 남성자신의 HPV 관련 질환인 항문

암이나 생식기 사마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접

종해야 한다는 것 등을 강조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9,18,21]. 

본 연구에서 HPV 백신 지식은 16개 문항의 정답 중위수는 

남학생 0점(사분위범위 0~3.25), 여학생 3점(사분위범위 0~7)

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

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도 1점 만점에 남학생은 0.08점, 여학생은 0.12점으로[9], 대학

생 대상 연구에서도 남학생은 8점 만점에 1.20점, 여학생은 

1.55점으로[18] 역시 낮았고, 여학생이 모두 높게 나타난 것과

[9,18,19] 비슷한 결과이었다. 다른 연구[15]에서도 보건계열

은 20점 만점에 4.15점, 비보건계열은 2.58점으로 모두 낮은 지

식 점수를 보고하였다. 보건계열은 학과수업을 통해, 비보건

계열은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계열도 HPV와 관련된 지식이 전공수업을 통

해 접할 기회는 있었으나 체계적인 교육이 아니었거나 정보가 

지속적으로 보유되지 않아 역시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설

명하며, 일관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관련 전공자에게도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여고생인 경우 백신에 대해 인

지하는 경로가 어머니, 대중매체, 친구 순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었다[12]. 여자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

[10]에서 HPV 백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84.6%로 높

았지만, 자녀의 HPV 백신 접종률은 13.1%로 차이가 많았다. 

그리고 HPV 백신 관련 지식 정도도 16점 만점에 6점 정도로 

학생들에 비해서는 높은 점수이지만 실제 HPV 관련 교육경

험도 10.7%로 낮아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

정이었다. 또한 어머니의 HPV 지식이 자녀 HPV 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0] 어머니를 대상으로도 교육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9~21세 남

자아이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자의 HPV 백신 

접종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는 12%로 낮았고, 이는 HPV 관련 

지식과 아들의 HPV 접종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17]. 이렇듯 성별 상관없이 고등학생, 대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도 포함하여 학교수업, 인터넷, TV 등 접근성이 높은 방법

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시급히 필요함을 알 수 있

었다. 일반적으로 암에 대한 다양한 보건사업이 실시되며 정

보도 많아졌으나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중고등학생이 HPV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기

에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

서는 이 시기에 HPV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HPV 지식이 HPV 예방접종 실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

도록 기존의 교육내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상자

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교정하는 것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2012년 초 ‧ 중 ‧ 고 및 특수학교의 보건교사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97%의 보건교사가 남녀학생 모두 HPV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HPV에 대해 보건교

육을 실시한 경우는 23.4%로 나타났고, 의료 전문가인 보건교

사도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HPV 예방접종 의도와 태도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6]. 따라서 학교 보건교사가 초

‧ 중 ‧ 고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HPV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할 것이기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우

선 HPV 관련 연수교육과정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HPV 백신접종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여학생 3.31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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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학생 3.07점에 비해 좀 더 긍정적이었고, 하부영역에서는 

남학생은 위험성요인이 높았고 필요성요인이 낮았고, 여학생

은 예방중요성요인이 높았고 안전성요인이 낮았다. 여학생이 

필요성요인과 예방 중요성요인, 위험성요인에서 남학생에 비

해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26] HPV 백신접종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3.19점과 또한 예방 중요성요인이 높고 안전성요인이 낮았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이었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은 HPV 백

신접종태도에서 필요성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

할 때, 남학생은 아직 HPV 백신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

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여학생은 안전성요인이 가

장 낮기에, HPV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염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HPV 건강신념 전체 점수는 4점 만점에 여학생은 2.37점, 

남학생 2.36점으로 비슷하였고, 하부영역에서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지

각된 장애성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아 장애정도가 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 주사 비용이나 부작용 

염려, 3회 접종의 번거로움과 통증에 대한 장애정도가 높음을 

의미하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적 중재가 필요함을 의미

한다. 또한 지각된 민감성은 다른 영역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이는 국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9,19,26,27] 지각된 민감성

이 낮게 나타나 비슷하였다. 지각된 민감성이 낮다는 것은 대

상자들이 HPV 감염에 노출될 것이라는 건강신념이 적게 형

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교와 더불어 일상생활 속

의 성접촉으로도 HPV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HPV 감염경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의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은 HPV 백신접종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건강신념은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는 HPV 관련 지식이 높을

수록 백신접종태도가 긍정적이고, 건강신념이 높았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6]에서 HPV 관련 지식과 접종태

도, 건강신념에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였고, 다른 연

구[9]에서는 여학생은 백신 관련 지식과 건강신념이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었으나 남학생은 없었던 것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

났다. 

HPV 예방접종의도의 결정요인은 남학생은 종교(OR=0.50), 

성경험여부(OR=0.09), 백신접종태도 중 안전성요인(OR=0.65), 

필요성요인(OR=1.59), 위험성요인(OR=1.78), 건강신념 중 지

각된 민감성(OR=1.80)으로, 여학생은 HPV 백신 인지여부(OR 

=2.25)와 백신접종태도 중 예방 중요성요인(OR=1.92)으로 나

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성경험이 있는 경우 또한 백신접종태도 

중 안전성요인에 긍정적인 경우 접종의도가 더 낮았기에 이들 

내용은 교육적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세심하게 다루어야 함을 

나타낸다. 여학생의 경우 HPV 백신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접

종의도가 높은 것은 선행연구[14]와 일치하며 계속적인 보건

교육이나 공공캠페인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HPV 

백신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학생의 경우 건강

신념 중 지각된 민감성이 포함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건강신념 

보다는 백신접종태도가 유의한 요인임을, 특히 여학생은 예방 

중요성요인이, 남학생은 안전성, 필요성, 위험성요인이 중요

함을 나타내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여대생의 HPV 예방

접종의도에 긍정적인 접종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

과[28] 남학생의 경우 백신의 안전성 걱정이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18],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 의도에 백신접종태도 중 

필요성요인이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26] 유

사하였다. 그러나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건강신념 중 지각된 

유익성[14,19,26,29], 인지된 장애요인과[29] 같은 건강신념도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기도 했기에 이에 대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선행연

구[30]에서는 남자대학생의 경우 건강신념모델의 인지적 변

수보다 HPV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생식기 사

마귀나 HPV 관련 암이 발병할 경우 예상되는 후회 등의 감정

이 HPV 접종의도에 더 의미 있게 관련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HPV 백신접종 증가를 위한 중재 계획에 정서적 접근

에 대해 고려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내연구

도 요구된다.

HPV 관련 지식도 선행연구에서는 HPV 예방접종의도에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결과[10,17,19]도 있었고, 예방행위 의도

나[27] 예방접종 상태에[29] 유의한 요인이 아닌 것도 있었는

데 본 연구에서도 유의한 요인이 아니었다. 이는 본 연구대상

자의 지식점수가 너무 낮게 나타난 결과와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기에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HPV 백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식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바 있었는데[29] HPV 관련 

지식 측정 문항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HPV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HPV 백신 접종의사가 

있는 경우가 남학생은 47.6%, 여학생은 86.2%로 거의 2배 정

도 차이가 있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시 접종의사가 있는 경

우는 모두 약간씩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

었다. 따라서 남학생을 대상으로 HPV 관련 프로그램이나 교

육적 전략이 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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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남녀 고등학생의 HPV 관련 지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으로 관련 보건교육, 캠페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학생은 HPV 백신 인지여부가 접종의도

에 중요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은 예방

중요성을, 남학생은 안전성, 필요성, 위험성요인과 지각된 민

감성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단순히 HPV 관련 지식

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HPV 백신접종태도를 높일 수 있

는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건강보험 적용 시 접종의사가 있는 경우가 좀 더 높게 나타나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및 예방접종의 건강보험 적용 

등에 대한 정책적 논의도 차후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듯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를 기반

으로 HPV 백신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캠페인, 홍보 등이 

매우 절실히 요구되며, 관련 지원 정책 개발 및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HPV 관련 지식, 백신접종태도, 건강

신념이 HPV 예방접종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이를 통해 남녀 고교생들의 HPV 백신접종 시

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HPV 백신 접종의사가 있는 남학생은 47.6%, 여학생은 

86.2%였고, HPV 관련 지식 16개 문항의 정답 중위수는 남학

생은 0점, 여학생은 3점으로 낮았다. HPV 백신접종에 대한 태

도 및 HPV 건강신념 전체와 하부영역에서 지각된 심각성, 지

각된 유익성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여학

생이 실질적인 장애정도가 더 높았다. HPV 예방접종의도의 

결정요인은 남학생은 종교, 성경험여부, HPV 백신접종태도 

중 안전성요인, 필요성요인, 위험성요인, 건강신념 중 지각된 

민감성으로, 여학생은 HPV 백신 인지여부와 백신접종태도 

중 예방 중요성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HPV 백신 관련 보건교육, 캠페인과 여학생은 예

방중요성을, 남학생은 안전성, 필요성, 위험성요인과 지각된 

민감성을 강조하는 교육적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여학생은 

지각된 장애정도가 더 높았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선정에서 일개 고등학교를 선정하는 

편의 추출방법을 사용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모든 남녀 고등

학생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 성관계 경험률이 남학생은 6.1%, 여학생은 4.4%로 나타

났는데, 이는 2016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 조사 결과의[20] 

고등학생 남학생 8.7%, 여학생 3.8%와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

이 성 관련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고 축소 또는 확대할 가

능성이 있기에 민감한 정보에 대한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건강신념 모형에 포함된 자기효능감

과 행동의 계기에 관한 변수는 포함되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

는 건강신념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기에 추후 

변수를 추가하여 반복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HPV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할 때 여학생은 예방중요성을, 남학생은 안전성, 필요성, 

위험성요인과 지각된 민감성을 강조하는 교육적 전략을 고려

하며, 교육 후 그 효과를 파악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HPV 관련 지식과 건강신념의 제 변수와 자기효능감, 

행동의 계기와 같은 요인들을 추가하여 이들이 HPV 예방접

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는 반복연구를 하는 것이 필

요하다. 

셋째, HPV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의 확대 및 예방접종

의 건강보험 적용 등 정책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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