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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 

- 19)는 2019년 12월 처음 발견된 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대유행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5일 기준 우리나라의 확진 

환자 누계는 18,413,997명, 사망자 누계는 24,576명[1]으로 

현재까지도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건강문제이다. 

과거 COVID-19과 비슷한 신종감염병으로서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및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가 이미 유행한 바 있었

고 무증상일 수도 있지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심하면 사

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임상적 특성이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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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COVID-19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among teachers 
and administrative staff of elementary schools. Methods: A total of 204 participants, who wer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administrative staff, completed a pack of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variables were COVID-19 
-related knowledge and COVID-19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x2,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partici-
pants’ COVID-19-related knowledge was 3.67±0.85 and their COVID-19 prevention behaviors were 4.60±0.36. 
COVID-19 prevention behavior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r=.15, p=.031) with COVID-19-related knowledge. 
Factors affecting COVID-19 prevention behaviors were occupation (administrative staff), age, sex (male), 
COVID-19-related knowledge, and subjective health (good).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findings of the study 
will be used as essential data for developing strategies promoting school health. Considering the results, there 
is a need to create effective interventions that can increase COVID-19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and 
COVID-19-related knowledge of teachers and administrative staff of elementa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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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COVID-19 발생 초기부터 국내의 유입과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검사(testing)-추적(tracing)-치료(treatment)의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기반한 철저한 방역 문화

를 정립하였다[3]. 초 ․ 중 ․ 고 수업과 등교방식은 이러한 사회

적 거리두기 정책에 근거하여 변화되어왔는데, 2020년 1학기

에는 4차례 휴업 및 개학 연기를 강행하고 단계적 온라인개학

으로 학기를 시작했으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학교 문을 열어 

등교수업을 시작하면서 온라인 수업, 학교 방역, 분리 등교, 긴

급돌봄교실 등[4] 학교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채 정부정책[5]

에 따라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구성원의 COVID-19 감염

예방 및 대처, 학교방역 등에 동참하게 되었다. 

2022년 7월 5일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수 51,578,178명[6]

을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생수는 2,672,340명, 교원은 191,224

명, 행정직원은 94,241명으로[7], 초등학교 내 인구는 전체 인

구의 5.73%이고 이들의 가족까지 고려한다면 지역사회 공중

보건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

장기에 있는 초등학생은 이 시기의 건강상태에 따라 정상 성장

발달 및 평생건강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COVID-19 감염예방은 더욱 중요한 보건학적 의미를 지닌다.

질병관리청에서는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발

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COVID-19 예방접종, 마스크 착용, 청

소와 소독, 환기 등 호흡기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행위실천

을 강조하고 있다[1]. 이에 교육부에서는 ‘유 ․ 초 ․ 중등 및 특수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통해 등교전, 등교시, 등

교후, 학교급식운영, 확진 환자 발생시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세

부적 지침을 제공하여 일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COVID-19 

예방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5], 교직원의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은 본인뿐 아니라 학교내 전파 차단과, 나아

가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직원은 교수 ․ 학습과 생활지도를 직접 수행하

는 교원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직원으로 크게 이원화 되

어 있는 업무특성[8]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초등학생과 접

촉방식이나 빈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대상자 맞춤형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특성에 차이가 있는 직종별 차이

와 영향요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초등학교 구성원의 COVID-19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초등교사와 초등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에 관한 연

구[9], 초 ․ 중 ․ 고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COVID-19상황 대응 

경험에 관한 연구[10], 초등학교 교사의 COVID-19 상황에서

의 심리적 소진[11]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행정직원 대상의 연구는 없었으며, 초등학생들과의 접촉빈도

가 높은 초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COVID-19 감염예방

행위 실천과 관련된 연구도 찾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과 행정직

원의 일반적 특성, COVID-19 예방접종 관련 특성, COVID-19 

관련 지식,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 정도와 그 차이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가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COVID-19 감염예방과 관련된 학교

보건증진을 위한 전략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직원의 직종별 일반적 특성, 

COVID-19 예방접종 관련 특성, COVID-19 관련 지식, COVID 

-19 감염예방행위 실천 정도를 파악하고, COVID-19 감염예

방행위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초등학교 

교직원의 COVID-19 감염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들의 직종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들의 직종에 따른 COVID-19 예방접종 관련 특성, 

COVID-19 관련 지식,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들의 COVID-19 관련 지식, COVID-19 감염예방

행위 실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다.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

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의 COVID-19 감염

예방행위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G도내 1개시 10개 초등학교, 1개군 15개 초등학교에 재직

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은 

제외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다중회귀분석시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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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변수 5개로 설정했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수 138을 기준으

로 하고, 직종별 비교를 위한 서술통계가 가능하도록 각 직종

별 100명 기준으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교사와 행정직원 각 

110명씩 총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총 

204부(92.7%)가 회수되어 이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COVID-19 관련 지식

COVID-19 관련 지식은 본 연구자와 1인의 임상간호전문

가가 보건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웹페이지에서

[12] 제공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정보를 

참고로 개발한 5문항의 도구이다. 종합병원에서 COVID-19 

대응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상간호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검증 받은 결과 

전체 문항의 CVI 값이 1.0으로 나타나 본 도구를 채택하였다. 

본 도구에는 COVID-19 전파방법, 증상, 잠복기, 환기 및 소독

방법, 기침위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네’, 

‘아니오’, ‘잘 모르겠음’으로 답하게 하여 정답은 1점, 오답 및 

‘잘 모르겠음’은 0점으로 측정한 점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COVID-19 관련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2)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

COVID-19 감염예방행위는 Kim 등[13] 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값을 말한다. 본 도구는 ‘물과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

상 손을 씻는다.’,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화장지나 옷소매로 입

을 가린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

용한다.’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1점에서 ‘항상’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COVID-19 감

염예방행위 실천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사전에 도구사용 승

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Kim 등[13] 의 연구에서 Cronbach’s ⍺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6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6월 14일부터 7월 2일까지 3주간이

었으며, 연구자 또는 연구보조원이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장의 동의를 구한 후 교직원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

였다. 자료수집 당시 질병관리청에서는 60~64세 노인에게 

COVID-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상태였고,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에 대하여 2021년 7~8월 방학 중 접종계획이 발표된 상태

였다. 그러므로 COVID-19 예방접종을 1회라도 받은 사람은 

설문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외하고, 본 설문조사의 목

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

적으로 참여하기를 서면으로 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소요시간은 10~15분 정도였다.

5.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하여 대상자에

게 연구의 목적, 익명성, 비밀보장, 수집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및 참여에 동의한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오직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설문지는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장에 보관하고, 모든 자료는 연구종료 후 3년간 보관한 후 

파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6. 자료분석방법

연구문제와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SPSS/WIN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COVID-19 예방접종 관련 

특성, COVID-19 관련 지식,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

천은 서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직종에 따른 일반적 특성, COVID-19 예방접종 

관련 특성, COVID-19 관련 지식, COVID-19 감염예방행

위 실천의 차이는 t-test와 x2 test를 사용하였다. 

 COVID-19 예방접종 관련 특성, COVID-19 관련 지식,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간 상 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직종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는 총 204명으로 Table 1과 같이 교원이 105

명(51.5%), 행정직원이 99명(48.5%)이었다.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교원 중에서 관리직은 12명(11.4%), 교사는 93명

(88.6%)이었으며, 행정직원 중에서 교육행정 담당이 45명

(45.5%), 행정실장이 25명(25.3%), 시설 담당이 16명(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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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이 6명(6.1%) 기타 7명(7.1%)이었다. 

평균연령은 42.91±9.05세이고 교원은 41.07±9.37세, 행정

직원은 44.86±8.32세로 행정직원이 유의하게 평균연령이 높

았다(t=-3.05, p=.003). 성별은 여성이 65.2%로 남성보다 많았

으며, 교원과 행정직원 간에 성별 구성 비율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여부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행정

직원의 기혼비율은 85.9%로 교원의 71.4%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x2=6.24, p=.012). 교육기간은 14년 이하의 고졸 또는 전문

대졸의 경우 교원은 1.9%, 행정직원은 33.3%였고, 17년 이상

의 대학원 재학 이상은 교원은 52.4%, 행정직원은 4.0%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73.21, p<.001). 

재직년수는 교원은 평균 16.86±9.42세, 행정직원은 평균 

15.88±9.47세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급수는 

교원의 63.5%가 12학급 이하에 재직하고 있었고, 행정직원

의 51.0%가 25학급 이상에 재직하고 있어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51.69, p<.001). 주관적 건강상태는 교원

의 75.2%, 행정직원의 46.5%가 ‘좋음’이라고 하였으며, ‘보통’

인 경우는 교원의 21.9%, 행정직원의 48.57%로 교원의 주관

적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높았다(x2=17.85, p<.001). 

2. 직종에 따른 COVID-19 예방접종 관련 특성의 차이

COVID-19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은 Table 2와 

같이 교원의 97.1%, 행정직원의 99.0%로 대부분의 대상자가 

예방접종 의도가 있었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만약 COVID-19 예방접종 시 꺼려지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

다면 구체적 이유에 대해 응답하게 한 결과 부작용이 걱정되어

서가 전체 대상자의 75.0%로 가장 많았는데, 교원의 63.8%, 행

정직원의 86.9%였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서

로 교원의 14.3%, 행정직원의 7.1%가 답했으며, 백신효과가 의

심스러워서는 교원의 16.2%, 행정직원의 4.0%, 백신성분 때문

에 등이 있었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15.33, 

p=.002). 

3. 직종에 따른 COVID-19 관련 지식, COVID-19 감염

예방행위 실천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COVID-19 관련 지식은 Table 3과 같이 3.67 

±0.85였고, 교원은 3.75±0.81, 행정직원은 3.59±0.88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OVID-19 감염예방행위는 교원 

4.72±0.29, 행정직원 4.47±0.38로 교원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t=5.17, p<.001). 하위영역별로 거리두기수칙 실천은 교원 

4.53±0.51, 행정직원 4.14±0.58이었고, 방역수칙 실천은 교원 

4.92±0.17, 행정직원 4.83±0.32였으며, 개인위생수칙 실천은 

교원 4.75±0.29, 행정직원 4.52±0.42였고, 고위험시설수칙 실

천은 교원 4.87±0.31, 행정직원 4.76±0.41로 모든 하위영역 

실천에서 교원이 행정직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1. Differences of General Characteristics by Occupational Type (N=2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204)

Teachers
(n=105)

Administrative staff
(n=99)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42.91±9.05 41.07±9.37 44.86±8.32 -3.05 (.003)

Sex Male
Female

 71 (34.8)
133 (65.2)

35 (33.3)
70 (66.7)

36 (36.4)
63 (63.6)

 0.21 (.651)

Marriage Yes
No

160 (78.4)
 44 (21.6)

75 (71.4)
30 (28.6)

85 (85.9)
14 (14.1)

 6.24 (.012)

Education (year) ≤14
16
≥17

 35 (17.2)
110 (53.9)
 59 (28.9)

2 (1.9)
48 (48.7)
55 (52.4)

33 (33.3)
62 (62.6)
4 (4.0)

73.21 (＜.001)

Career (year) 16.38±9.43 16.86±9.42 15.88±9.47  0.28 (.600)

Number of classes in school ≤12
13~24
≥25

 81 (40.1)
 55 (27.2)
 66 (32.7)

66 (63.5)
22 (21.2)
16 (15.4)

15 (15.3)
33 (33.7)
50 (51.0)

51.69 (＜.001)

Subjective health Good
Fair
Bad

125 (61.3)
 71 (34.8)
 8 (3.9)

79 (75.2)
23 (21.9)
3 (2.9)

46 (46.5)
48 (48.5)
5 (5.1)

17.8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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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VID-19 관련 지식과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의 상관관계

Table 4와 같이 COVID-19 관련 지식과 COVID-19 감염예

방행위 실천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15, p=.031)가 있

었고, COVID-19 감염예방행위의 하위영역인 방역수칙 실천 

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24, p<.001)가 있었다. 또한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과 그 하위영역 간에는 모두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5.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해 직종, 연령, 성별, 결혼여부, 교육수준, 근무경력, 

학교규모, 주관적 건강상태, COVID-19 관련 지식을 투입하였

고, 명목척도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Table 5).

먼저,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공차한계(tolerance limit)

를 살펴보았는데, 분산 팽창계수는 모두 10 이하였고 공차한

계는 모두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분석 결과 교원에 비해 행적직원인 경우 COVID-19 감염예

방행위를 가장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β=-.35, p< 

.001), 연령(β=.29, p<.001), 여성에 비해 남성인 경우(β=-.16, 

p=.009), COVID-19 관련 지식(β=.14, p=.029),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음(β=.14, p=.036)이 합쳐져 COVID-19 감염예방행

위 실천을 총 23%(F=12.81, p<.001) 설명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직원의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

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학교보건증진을 위

한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42.91±9.05세로, 교원은 41.07 

±9.37세, 행정직원은 44.86±8.32세였다. 2021년 유초중등통

계[7]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연령은 41.0세

로 본 연구대상자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직원의 평균연령

은 48.0세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이 조금 더 낮은 편이

Table 2. Differences of COVID-19 Vaccination related Characteristics by Occupational Type (N=2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204)

Teachers
(n=105)

Administrative staff
(n=99) x2 (p)

n (%) n (%) n (%) 

Intentions to 
vaccination

Yes
No or not sure

200 (98.0)
 4 (2.0)

102 (97.1)
 3 (2.9)

98 (99.0)
1 (1.0)

0.62
(.333)*

Reasons for 
reluctant to 
vaccination

Side effect
Lack of specific information
Effectiveness
Vaccine contents
Etc.

153 (75.0)
 22 (10.8)
 21 (10.3)
 5 (2.5)
 3 (1.5)

 67 (63.8)
 15 (14.3)
 17 (16.2)
 4 (3.8)
 2 (1.9)

86 (86.9)
7 (7.1)
4 (4.0)
1 (1.0)
1 (1.0)

15.33
(.002)*

*Fisher's exact test.

Table 3. Differences of COVID-19 related Knowledge and COVID-19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by Occupational Type (N=204)

Variables

Total
(n=204)

Teachers
(n=105)

Administrative staff
(n=99) x2 or t (p)

M±SD  M±SD M±SD

COVID-19 related knowledge 3.67±0.85 3.75±0.81 3.59±0.88 1.41 (.160)

COVID-19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4.60±0.36 4.72±0.29 4.47±0.38 5.17 (＜.001)

Distancing 4.34±0.58 4.53±0.51 4.14±0.58 5.03 (＜.001)

Prevention rules 4.88±0.26 4.92±0.17 4.83±0.32 2.45 (.015)

Personal hygine rules 4.64±0.38 4.75±0.29 4.52±0.42 4.63 (＜.001)

High-risk facilities 4.82±0.36 4.87±0.31 4.76±0.41 2.08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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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대상자들의 재직년수는 평균 16.38±9.43년으로 긴 편이

었는데, 이는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직업특성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교원 중 여성은 66.7%, 행정직원 중 여성은 63.6%로 모두 여

성의 비율이 높았는데, 2021년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 중 여성의 비율은 77.13%, 행정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86.37로 학교 교직원 중 여성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다[7]. 교육기간은 교원의 경우 교직의 특성상 대부분 대졸 이

상으로 대학원 재학 이상인 경우도 절반이 넘었다. 행정직원

은 행정, 시설, 운전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 특성으로 

업무별로 요구되는 교육수준이 다양하므로 교육기간이 상대

적으로 짧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교원의 75.2%가 좋

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어 대부분의 교원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으며, 행정직원은 46.5%라 좋다고 지각하고 있었는데, 교

직원 대상의 주관적 건강상태 관련 연구를 찾기 어려워 우리나

라 성인의 주관적 건강상태[14]와 비교해보면, 20~59세까지

의 국민 중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음’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평

균 56.53%로 교원은 일반 국민의 평균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좋았으며, 행정직원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편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령으로 인한 차이 등 추후 이에 대한 구

체적 분석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OVID-19 백신 접종의향은 평균 98.0%로 대부분의 교직

원이 백신 접종을 할 의향이 있었으며,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사들의 COVID-19 백신 접종의도를 0에서 10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측정한 연구[15]에서 6점 이상의 비율이 25.5%

인 것과 비교해보면 접종의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대학생의 COVID-19 백신 접종의도를 분석한 연구[16]와 

비교해보면 대상자 중에서 ‘정부가 제시한 접종 시기와 순서

에 맞춰 백신을 접종할 것이다’에 응답한 사람은 47.7%, ‘정부

가 제시한 접종 시기와 순서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후순위

로 미룰 것이다’에 응답한 사람은 44.0%였고 예방접종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8.3%로 조사되어 본 연구대상자

들의 접종의도가 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대상자

들의 연령적 특성과 정부의 시책과 정책을 따르는 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만약 

Table 4. Correlation of COVID-19 related Knowledge and COVID-19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Variables

COVID-19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Distancing
Prevention 

rules
Personal 

hygine rules
High-risk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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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related knowledge .15 (.031) .11 (.106) .24 (＜.001) .09 (194) .01 (.075)

COVID-19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1 .94 (＜.001) .61 (＜.001) .81 (＜.001) .64 (＜.001)

Distancing 1 .42 (＜.001) .64 (＜.001) .51 (＜.001)

Prevention rules 1 .42 (＜.001) .58 (＜.001)

Personal hygine rules 1 .40 (＜.001)

High-risk facilities 1

Table 5. Factors affecting on COVID-19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4.00 0.16 - 24.85 ＜.001

Occupation (administrative staff=1) -0.25 0.05 -.35 -5.22 ＜.001

Age 0.01 0.00 .29 4.50 ＜.001

Sex (male=1) -0.12 0.05 -.16 -2.63 .009

COVID-19 related Knowledge 0.06 0.03 .14 2.21 .029

Subjective health (good=1) 0.10 0.05 .14 2.12 .036

Adj. R2=.23, F=12.8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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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예방접종시 꺼려지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구체적 이유에 대해 응답하게 한 결과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가 75.0%로 가장 많았고,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서는 10.8%, 

백신효과가 의심스러워서 10.3%, 백신성분을 신뢰하지 못함 

2.5% 등의 이유가 있었는데, 대부분 예방접종을 할 의도가 있

는 대상자들이므로 꺼려지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 COVID-19 예방접종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되며, 학교차원과 정부차원의 보건교육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COVID-19 관련 지식은 평균 3.67±0.85 (5점척도)이었는

데, 지식정도는 중등도 이상이었다. 직접비교는 어렵지만 대

학생 407명을 대상으로 COVID-19 관련 지식을 측정한 결과

[17] 16점 만점에 평균 12.46 (5점척도 변환시 3.89)이었고, 간

호대학생의 COVID-19 지식을 측정한 결과[18] 20점 만점에 

평균 15.44 (5점척도 변환시 3.86)로 본 연구대상자들과 비슷

한 수준이었다.

본 대상자들의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은 교원이 행정

직원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이들의 평균점수는 4.60±0.36

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20세 이상 성인 186명을 조사한 연

구[13]에서의 3.20±0.41보다 높았으며, 일반 대중의 COVID- 

19 감염예방행위 수행을 14문항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19] 

3.18±0.46점(5점 척도 변환시 3.96점)으로 일반 국민들에 비

해 본 연구대상자들이 COVID-19 감염예방행위를 더 잘 수행

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공무원으로서 방역과 관련된 국가정책

을 잘 따르고 지켜야 하는 직업적 책무성 때문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선행연구들의[13,19] 설문조사 시점은 2020년으로 

본 대상자들을 조사한 시점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COVID-19

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COVID-19 관련 지식은 감염예방행위 실천과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가 있었는데, 간호대학생의 COVID-19 지식과 COVID- 

19 예방적 건강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18]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30, p<.001)가 있었고, 대학생 500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20] COVID-19 관련 지식과 COVID-19 

예방행동 실천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r=.10, p<.01)가 있었으

며, 대학생 407명을 대상으로 COVID-19 관련 지식과 예방행

위 수행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16]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r=.14, p<.01)가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었다. 한

편, Jung과 Hong [19]의 연구에서 COVID-19에 대한 지식과 

COVID-19 감염예방행위 수행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r=.06, p=.418)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COVID-19에 대한 지식과 감염예방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여[21]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r=.00, p=.948)와는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COVID-19 관련 지식과 감염예방행위 

실천 간에 일관성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

는 지식은 자기간호를 하는데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

은 아니라는[22-24, 24에서 재인용]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

각되며 COVID-19 관련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COVID 

-19 예방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COVID-19 예방행위

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COVID-19 관련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지식 이외에 예방행위 실천에 영향

을 주는 요인에 대한 추가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직종

으로 교원에 비해 행정직원인 경우 COVID-19 감염예방행위

를 가장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교원과 행정직원의 

직무특성을 고려하면, 감염에 취약한 초등학생들과 직접 대면

하여 수업을 하는 교원에 비해 행정직원은 상대적으로 학생들

과의 직접 접촉의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또한 교원의 경우 COVID-19 팬데믹 이후 수업 외에도 방역, 생

활지도, 행정업무 등 COVID-19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

므로[25], 상대적으로 COVID-19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책무

성이 높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직

원의 감염예방행위 실천이 낮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COVID-19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보건증진사업의 

대상자로 행정직원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남성의 경우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이 감소했는데 

같은 도구를 이용한 Kim 등[13] 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경우 감

염예방행위 실천이 증가(β=.17, p=.010)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었으며 대학생의 COVID-19 예방행위 수

행도를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17] 여학생의 예방행위 수행

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COVID-19 관련 예방행동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

과[26] 여학생의 예방행동 수행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의 

남성 교직원의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이 증가

하였는데, 일반 대중의 감염예방행위를 조사한 결과[19]를 보

면, 연령에 따라 감염예방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

국 만 19~69세 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코로나 19 위

험인식과 예방행동 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보면[27],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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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행위를 세대별로 분석했을 때 20대가 30대, 40대, 50대, 60

대에 비해 유의하게 예방행위가 낮다는 결과에 의해 부분적으

로 지지되었다. 20대 등 젊을수록 상대적으로 타 연령군에 비

해 사회적 활동성이 높기 때문에 거리두기수칙 실천 등의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즉, 연령이 젊을수록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보건교육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COVID 

-19 감염예방행위 실천이 높았는데, 고등학생의 COVID-19 예

방행위를 분석한 연구[28]를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

우 예방행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고 

있었으며,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COVID-19 예방행동을 분

석한 결과[26]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어,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행위 실천과의 

관계는 추후 반복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내 초등학교 교직원의 COVID-19 감염예방행

위 실천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의의가 있으며, 추후 초등학

교 교직원의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과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

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교직원 대상의 COVID-19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보건증진 프로그램 개발시 행정직원, 남성, 연령이 

낮은 경우 우선 중재대상자로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COVID 

-19 관련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건교육이 포함할 것을 제

안한다. 본 연구는 경남 일부 지역에 제한된 초등학교 교직원

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직원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

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추후 학교보건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COVID-19 백신 접종의향은 평균 98.0%

로 대부분의 교직원이 백신 접종을 할 의향이 있었으며, 접종

이 꺼려지는 이유는 부작용이 걱정되거나 구체적 정보가 부족

해서 등으로 추후 학교 및 정부차원의 보건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보전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OVID-19 지식은 보통 이상으로, 일반 대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은 일반 국민에 비

해 높은 편으로 국가정책을 따르는 공무원의 직무상 특성과 사

회적 책무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교원이 행정직원에 

비해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을 더 잘하고 있었는데, 취

약한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직접 접촉이 많고, 초등학생들의 

방역, 생활지도 등 COVID-19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무특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초등학교 교직원의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을 감소

시키는 요인인 행정직원, 남성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COVID 

-19 예방을 위한 학교보건사업의 최우선 대상자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OVID-19 예방행위를 실천하

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COVID-19 관련 지식이 필요조건으

로 생각되며, COVID-19 감염예방행위 실천을 증가시키는 요

인이었으므로 COVID-19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보건증진 프

로그램 개발시 COVID-19에 관한 체계적 보건교육은 반드시 

포함해야 할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초등학

교 교직원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사회의 건강증

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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