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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및 태도와 감염관리 수행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

기 위해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3-4년제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154명이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6.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합(Sum), 평균 및 표준편차, t-test, ANOVA(Scheff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의 감염관리 수행도에 코로

나19에 대한 태도와 지식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의 감염관리 수행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과정, 다학제적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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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COVID-19 and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among college students in paramedicin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54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a 3-4 year paramedicine located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Jeollabuk-do Province, and the collected data were frequency, percentage, sum, average and It was analyzed 

by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Scheff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 order of attitude and knowledge about COVID-19 affected the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of college students in the paramedicin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regular or non-regular 

curriculum and multidisciplinary curriculum that can improve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COVID-19 in 

order to improve the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of paramedic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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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12월에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시 지역에서 처음으

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

나19)는 병원체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 

감염의 호흡기계통 감염질환이고, 제 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에 속하며 감염 질병 코드는 U07.1이다. 

SARS-CoV-2(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

스)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생기는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혹은 표면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고, 특히 공기전파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

간 호흡기계통 비말을 만드는 환경에서도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코로나19의 임상 증상으로는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하고,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 발

열, 마른기침, 피로이며 그 외에 미각 및 후각 소실이며 

두통, 인후통, 근육통, 코막힘, 콧물, 설사, 피부 증상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1,2].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으로는 밀집된 

실외, 실내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식약처에 승인된 코로나19 백신 등이 있으

나, 코로나19 대유행을 예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은 개인이 능동적 감염예방행위를 하는 것이고, 또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안내가 

시행되고 있다[2,5].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

산은 진행형으로 7월 13일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

만 9868명, 해외유입으로 398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

자는 총 4만 266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60만 

2109명(해외유입 3만 8006명)에 달했다. 이 같은 확진

자는 지난 5월 11일 4만 3908명 이후 63일 만에 4만 

명대로 다시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4일부터 10

일째 주간 더블링(신규 확진자가 두 배씩 늘어나는 추

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67명

이고, 사망자는 1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680명(치

명률 0.13%)이었다[1,2].

국내 확진자의 연령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다른 연

령대 보다 가장 높은 발생률로 대학생이 포함된 20대에

서 발생률이 27.4%로 초･중･고등학생이 해당되는 10대

의 5.5%보다 약 5배 정도 높은 수치였다[6].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불확실성과 위험이 일상

화된 위드(With)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19 재 확산을 

예방하는 데 무엇보다도 감염예방행위 실천이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6,7]. 특히 대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보

면, 다른 연령에 비해 질병이나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적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다

른 대학생들로부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예방지침을 정확히 수행하는 것

이 중요하다[8].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일수

록 감염예방행위 수행도가 높고[9], 신종인플루엔자 인

식도가 높을수록 예방태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10]. 그러나 국내에서 미래의 응급의료종사자인 응급구

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종 감염병의 코로나19

에 대한 지식, 태도의 변수와 감염관리 수행도의 관련성

을 확인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감염관리 수행도를 확

인하여 일상생활과 병원임상 및 소방현장실습에서 타인

에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감염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예비 응급의료종사자로서 감염병 예방 및 감염환자 

이송 관련 업무의 핵심 인력이라 할 수 있는 응급구조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및 태

도를 파악하고, 감염관리 수행도를 확인하여 코로나19 

감염관리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코

로나19 감염예방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1 연구 설계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 코로나19 관련 감염관리 수행

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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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대상자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3-4년제 응급구조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

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의 수는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의 

크기(effect size)를 .15, 검정력을 .95, 유의 수준을 

.05, 독립변수 3개로 하였을 경우 128명이었으나 탈락

률 20%를 고려하여 154명을 선정하였다.

2.3 자료수집 및 방법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Google 설

문지 참여 방법을 활용하여 2022년 3월 7일부터 11일

까지(5일 동안)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설문지

에는 연구 참의 동의, 연구의 목적, 비밀 보장, 연구 참여 

중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설문지는 154부를 배부 

및 회수하여(회수율 100%)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4 윤리적 고려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지를 모바일로 접속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응답 정

보가 타인에게 알려질 우려는 전혀 없음과 설문지 작성 

중 원하지 않을 때에는 중단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5 연구 도구

2.5.1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11],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감염예방·관리(병원급의료기관, 

요양·정신의료기관용)[12,13]를 참고하여 Yun[14]이 이

용한 측정도구를 질병의 특성, 감염병 환자기준, 개인보호

장비 내용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별로 정

답은 1점, 모름과 오답은 0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지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Yun[14]의 연구에서 

23문항을 도출하여 Content Validity Index(CVI)는 .96

이었으며 신뢰도 Kuder-Richardson 20(KR20)=.15이었

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최종 검정 시 

Content Validity Index(CVI)는 .97 이었으며 문항 신뢰

도 Kuder-Richardson 20(KR20)=.87이었다.

2.5.2 코로나19에 대한 태도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11],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감염예방·관리(병원급의료기관

용, 요양·정신의료기관용)[12,13]를 참고하여 Kim[15]이 

이용한 측정도구를 지침기준, 감염병 유행 위험성, 개인

보호장비 내용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설계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태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에 대한 태

도의 Cronbach’s α는 Kim[15]의 연구에서 .66 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5.3 감염관리 수행도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11],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감염예방·관리(병원급의료기관용, 

요양·정신의료기관용)[12,13]를 참고하여 Yun[14]이 이용

한 측정도구를 표준주의, 개인보호장비 내용으로 총 8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설계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

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감염관리 수행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감염관리 수행도의 Cronbach’s α는 Yun[14]의 연

구에서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2.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Version 16, SPSS Inc., 

Chicago, IL, US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합(Sum),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Scheff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은 여학생 83명(53.9%), 남학생 71명(46.1%) 순으로 나

타났고, 나이는 21-22세 42명(29.0%), 20세 이하 39명

(26.9%) 및 23-24세 39명(26.9%), 25세 이상 25명

(17.2%)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 40명(26.0%), 2학년 39명(25.3%), 4학

년 38명(24.7%), 1학년 37명(24.0%) 순으로 나타났고, 

병원임상 또는 소방현장실습 경험은 없다 83명(57.2%), 

있다 62명(42.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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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umber=154)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Student 71 46.1

Female Student 83 53.9

Age

≤20 39 26.9

21-22 42 29.0

23-24 39 26.9

25≤ 25 17.2

Grade

1 37 24.0

2 39 25.3

3 40 26.0

4 38 24.7

Hospital Clinical or 

Firefighting Field 

Practice Experience

Have 62 42.8

No 83 57.2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및 태

도, 감염관리 수행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감염관리 수행도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성별에 따

른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의 차이에서 남학생(13.57점), 

여학생(13.33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t=2.834, p<.05), 태도의 차이에서 남학생(4.37점), 여

학생(4.14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t=2.52, p<.05), 감염관리 수행도의 차이에서 남학생

(3.55점), 여학생(3.42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3.362, p<.05).

나이에 따른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의 차이에서 25세 

이상(13.57점), 23-24세(13.55점), 21-22세(13.53점), 

20세 이하(13.28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고(F=2.454, p<.05), 태도의 차이에서 25세 이상(4.45점), 

23-24세(4.42점), 21-22세(4.31점), 20세 이하(4.28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F=2.208, p<.05), 

감염관리 수행도의 차이에서 25세 이상(3.55점), 23-24세

(3.50점), 21-22세(3.40점), 20세 이하(3.31점) 순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3.563, p<.001). 사후검정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감

염관리 수행도는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서 지식의 차이에서 4학년(13.90점), 3학년

(13.86점), 2학년(13.51점), 1학년(13.28점) 순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F=2.142, p<.001), 태도의 

차이에서 4학년(4.49점), 3학년(4.47점), 2학년(4.34점), 

1학년(4.25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F=2.170, p<.001), 감염관리 수행도의 차이에서 4학년

(3.59점), 3학년(3.56점), 2학년(3.51점), 1학년(3.38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3.262, 

p<.001). 사후검정 결과, 학년이 높을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감염관리 수행도는 높게 나타났다.

Table 2. Differences in knowledge, and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on COVID-19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K-Cⅰ A-Cⅱ ICPⅲ

Gender

Male Student 13.57±.57 4.37±.45 3.55±.84

Female Student 13.33±.56 4.14±.46 3.42±.85

t(p) 2.834* 2.152* 3.362**

Age

≤20  a) 13.28±.57 4.28±.52 3.31±.65

21-22 b) 13.53±.55 4.31±.45 3.40±.67

23-24 c) 13.55±.55 4.42.±.46 3.50±.67

25≤  d) 13.57±.54 4.45±.43 3.55±.66

F(p) 2.454* 2.208* 3.563**

Scheffe d<c<b,a d<c<b,a d<c<b,a

Grade

1 a) 13.28±.56 4.25±.45 3.38±.57

2 b) 13.51±.57 4.34±.43 3.51±.58

3 c) 13.86±.55 4.47±.44 3.56±.56

4 d) 13.90±.56 4.49±.43 3.59±.57

F(p) 2.142** 2.170** 3.262**

Scheffe d<c<b<a d<c<b<a d<c<b<a

Hospital clinical or Field 

practice

Experience

Have 13.81±.59 4.49±.47 3.59±.71

No 13.04±.55 4.01±.46 3.02±.67

t(p) 2.042* 2.270* 2.917*

*p<.05, **p<.001

ⅰ: Knowledge COVID-19

ⅱ: Attitudes COVID-19

ⅲ: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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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임상 및 소방현장실습 경험에 따른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의 차이에서 있다(13.81점), 없다(13.04점) 순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t=2.042, p<.05), 

태도의 차이에서 있다(4.49점), 없다(4.01점) 순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t=2.270, p<.05), 감염관리 

수행도의 차이에서 있다(3.59), 없다(3.02점) 순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917, p<.05).

3.3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Table 3과 같다. 코로나

19에 대한 지식은 코로나19 태도(r=.613, p<.001)와 감

염관리 수행도(r=.572 p<.001)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코로나19에 대한 태도는 

감염관리 수행도(r=.577, p<.001)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Division K-Cⅰ A-Cⅱ ICPⅲ

K-Cⅰ 1

A-Cⅱ .613** 1

ICPⅲ .572** .577** 1

**p<.001

ⅰ: Knowledge COVID-19

ⅱ: Attitudes COVID-19

ⅲ: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3.4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감염관리 수행

도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감염관리 수행도

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다. 회귀모형의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27.180, p<.001), 

Durbin-Watson 통계량도 1.845로 2근처에 있어 오차

의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는 .564, 587로 모두 .1 이상

이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773, 1.800로 10보다 크

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375로 나타났고, 감염관리 수행도에 코로나19에 대한 

태도(β=.311, p<.001), 코로나19에 대한 지식(β=.243, 

p<.05)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Table 4. Effect of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COVID-19 on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Division B SE β t
C-D

T VIF

K-Cⅰ .243 .034 .276 6.762** .564 1.773

A-Cⅱ .311 .031 .324 6.372** .587 1.800

R2=.407, Adj R2=.375, F=127.180, p<.001

Durbin-Watson 1.845

**p<.001

C-D: Collinearity Diagnostic

T: Tolerance

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

3. 논의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및 

태도와 감염관리 수행도 간의 관련성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감염관리 

수행도 차이에서 성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고, 나이는 25세 이상, 23-34세, 

21-22세, 20세 이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고, 학년은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병원임상 또는 소방현장실습 경

험은 있다가 없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

의 결과는 대중매체, 소셜네트워크(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인터넷 등을 통환 정보제공의 결

과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자의 전공 특성과 코로나19의 

장기화 현상 및 반복적인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

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감염예방행위의 일상화와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태도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

된다. 그러나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감염예방행위의 차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16]. 따라서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확

대하여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은 코로나19 태도와 감염관리 

수행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

타났고, 코로나19에 대한 태도는 감염관리 수행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의 

결과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태도 강화가 대중매체, 소셜네트워크, 인터넷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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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17]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코로나19의 위험 인식

은 감염예방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그러나 간호학 대학생을 대상으

로 Jeon & Baek[16]와 Yi et al[18]의 연구에서 코로

나19에 대한 지식과 감염예방행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Jung & Hong[19]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감염예방행위 이

행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어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감염관리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염관리 수행도에 코로나19에 대한 

태도(β=.311, p<.001), 코로나19에 대한 지식(β=.243, 

p<.05)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Kim et al[18]의 간

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Zhong et al[20]

의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염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19에 대한 태도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

한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

인식, 태도, 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응급구조(학)

과 대학생들이 코로나19의 감염관리 수행도 강화를 위해 

코로나19의 지식 및 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코로

나19의 확산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

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감염관리 수행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로는 코로나19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

록 감염관리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

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감염병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감염관리 

수행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유사

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감염관리 수행을 

강화할 수 있는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과정, 다학제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등 체계적인 감염관리 교육

이 필요하다.

4. 결론 및 제언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의 감염관리 수행도에 코로

나19에 대한 태도, 지식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의 감염관리 수행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

는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과정, 다학제적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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