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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in cervical cancer knowledge and health beliefs among 
college students' intention to HPV vaccination,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intention to HPV vaccination. Methods: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study, and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122 students who did not have HPV vaccination in a 
university located in City D. The intention to HPV vaccination, cervical cancer knowledge, and cervical cancer-related health 
beliefs were investigated from May 3, to May 17, 2021. Data were analyzed using bivariate logistic regression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HPV vaccination. Results: The intention to HPV vaccination among the study subjects was 105 (86%) 
with intention to vaccinate and 17 (14%) without intention to vaccinate; Gender and perceived susceptibility, seriousness, 
and benefit of health beliefs significantly affected intention to HPV vaccination, with females being 3.38 times more likely 
to be vaccinated than males, and in perceived susceptibility, perceived seriousness, and perceived benefit being associated 
with 2.68, 2.15, and 5.20 times more likely to be vaccinated against HIV. Conclusion: Since intention to HPV vaccination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health beliefs and gend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effective interventions to improve the health 
beliefs of university students in order to improve intention to HPV vaccination. Especially,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effective 
interventions such as educational programs or campaigns to target male students since males have significantly lower intention 
than fe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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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자궁경부암은 우리나라에서 여성 생식기 암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약 53만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는다[1]. 이러한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을 세계보건기구(WHO)는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로 규정하고 
있다[2]. HPV는 고위험군 바이러스와 저위험군 바이러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 중 16형과 18형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인유

Received   December 18, 2023	 	 Revised   December 30, 2023	 	 Accepted  December 30, 202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CC BY 4.0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riginal Article

pISSN : 2983-4058
eISSN : 2983-435X

Nursing and Healthcare Science 2023;22(2):83-89
https://doi.org/10.12972/nhs.20230010 NHS

mailto:khlim7@kmu.ac.kr
https://orcid.org/0000-0002-9111-9810
https://orcid.org/0000-0002-9111-9810


84 ̇ Da Young Hong, Seung Yun Kim, Ye Eun Kim, Min Kyung Seok, Kyung Hee Lim Factors affecting intention to HPV vaccination of a university students  ̇85

Nursing and Healthcare Science Vol.22, 2023 Nursing and Healthcare Science Vol.22, 2023

두종 바이러스로,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을, 남성에게는 항문암이나 생식기 사마귀 등을 유발시키며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고 있다[3].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첫 성경험 평균 연령은 14.2세로 성경험의 시작 연령이 어려지고, 이로 인해 20-30대 연령에서의 자궁경부암 발생

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4]. 이는 자궁경부암 예방의 시작 연령도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남녀의 성생활이 이루어지기 전
인 사춘기에 HPV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10대때부터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1], 미국, 영국, 호
주, 싱가폴, 뉴질랜드, 멕시코 등 35개국은 9-16세 여성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원하고 있다[5].

그러나 사춘기에 HPV에 노출된 경우, 백신에 포함된 유형이 아닐 확률이 높아 사춘기를 지난 대학생들에게 주로 백신 예방 접종이 권고되
고 있다[2]. 특히,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우가 많아 잠재적 성 경험 노출의 기회가 증가되어 HPV 감염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기이
다[6]. 그러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행은 매
우 낮은 수치로 보고되고 있다[7].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를 중재하여 그 
이행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행연구[5,8,9]에 의하면, 자궁경부암에 대한지식은 예방행위 의도와 예방접종 수용도를 향상
시켜 예방 접종률을 높여 더 나아가 자궁경부암을 예방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으로 인한 자궁
경부암 예방접종 이행 효과는 비교적 단기적이며 지속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신념모델이 활
용되고 있으며, 건강신념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5,10], 이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
한 건강신념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수용도를 높이고 예방 접종의 이행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11].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행의도에 따른 대학생들의 자궁경부암 지식과 건강신념의 차이를 파악하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행을 향
상시키기 위한 중재개발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행의도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정도와 건강신념 차이에 대해 파악하고, 더 나아가 자궁

경부암 예방접종 이행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행 의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이행의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정도, 건강신념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행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행의도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 정도와 건강신념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행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로, G* power 3.1.9를 이용하여 odds 

ratio 1.8,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필요한 표본 수는 119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32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설문 항목 누락 등 답변이 불충분한 설문지 10개를 제외하고 최종 12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자궁경부암 지식
자궁경부암 지식은 Kim과 Park[12]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총 8문항으로 자궁경부암 발병요인 4문항, 발생빈도 1문항, 증상 1문항, 

진단 1문항, 예후 1문항으로 정답은 1점, 오답 및 모른다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지식이 많은 것을 의미하



84 ̇ Da Young Hong, Seung Yun Kim, Ye Eun Kim, Min Kyung Seok, Kyung Hee Lim Factors affecting intention to HPV vaccination of a university students  ̇85

Nursing and Healthcare Science Vol.22, 2023 Nursing and Healthcare Science Vol.22, 2023

며,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Cronbach’s α)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5이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은 Choi 등[13]이 건강신념모델에 근거하여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한 Lee와 Park[14]의 도구를 사용

하였다. 지각된 민감성에 관한 2문항, 지각된 심각성에 관한 2문항, 지각된 유익성에 관한 2문항, 지각된 장애성을 묻는 4개의 문항에 대해 “매
우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평
가하였다.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장애성은 점수가 낮을수록 HPV 예방접종에 관한 건강신
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2021년 05월 03일부터 2021년 05월 17일까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D시 K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지를 만들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K대학교 학생들이 모두 활용하고 있는 재학생 SNS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홍보하였으며, 자료 수집에 앞서 자궁
경부암 예방접종을 했는지 먼저 온라인 스크리닝 질문에 응답하게 한 후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만 설문지에 들어와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자료수집전 연구의 목적과 절차, 자료 수집의 이유를 밝힌 동의서를 제공하고 자료 수집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에 참여하기전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예상시간은 약 15분 정도였으며, 설문지는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의도를 묻는 문항 1문항, 일반적 특성 4문항,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 8문항, 건강신념과 관련된 문항 12문항, 자궁경부
암 예방백신 접종의도를 묻는 문항 1문항으로, 총 25문항이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6.0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의도,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지

식, 건강신념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의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지식, 건강신
념 정도 차이는 교차분석과 t-test로 분석하였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행의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전체 122명 중 남학생은 25명(20.5%), 여학생 97명(79.5%)로 여학생이 많았으며, 학년은 1학년이 32명(26.2%), 2학년 

38명(31.1%), 3학년 25명(20.5%), 4학년 27명(22.2%)로 2학년이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56명(45.9%)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38명(31.2%), 
가톨릭 17명(13.9%), 불교 11명(9.0%)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전공은 인문예체능계열 10명(8.2%), 사회과학계열 27명(22.1%), 자연공학계
열 17명(13.9%), 의약계열 68명(55.7%)로 의약계열이 가장 많았다<Table 1>.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예방접종 이행의도는 이행의도를 가진 학
생이 105명(86%), 이행의도가 없는 학생이 17(1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행의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성별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행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χ2=5.1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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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행의도 영향요인
자궁경부암 백신접종 이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행의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성별과 건강신념의 지각된 민

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3.38배, 지각된 민감성, 지각
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은 한 단위 상승할 때 2.68배, 2.15배, 5.20배 HIV 예방접종 이행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2.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행의도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과 건강신념 차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행의도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은 접종의향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건강신념은 지각

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 영역에서 접종의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지각된 민감성(t=2.25, 
p=.027)은 접종의향이 있는 집단 평균이 2.55, 없는 집단이 2.21, 지각된 심각성(t=2.31, p=.023)은 접종의향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3.89, 없는 집
단이 3.45, 지각된 유익성(t=5.58, p=.000)은 접종의향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4.42, 없는 집단의 평균이 3.44로, 3영역 모두에서 접종의향이 있
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지각된 민감성과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성은 자궁경부암 예방접
종 이행의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intention of HPV vaccination (N=122)

Characteristics Category N (%) HPV vaccination χ2 pYes (105) No (17)
Sex Male 25 (20.5) 18 (14.8) 7 (5.7) 5.19 .023

Female 97 (79.5) 87 (71.3) 10 (8.2)
Grade Freshman 32 (26.2) 27 (22.1) 5 (4.1) 0.36 .948

Sophomore 38 (31.1) 33 (27.0) 5 (4.1)
Junior 25 (20.5) 21 (17.2) 4 (3.3)
Senior 27 (22.2) 24 (23.2) 3 (2.5)

Religion Christian 38 (31.2) 33 (27) 5 (4.1) 0.26 .968
Catholic 17 (13.9) 15 (12.3) 2 (2.4)

Buddhism 11 (9.0) 9 (7.4) 2 (1.6)
None 56 (45.9) 48 (39.3) 8 (6.6)

Major Humanities, arts and sports 10 (8.2) 7 (5.7) 3 (2.5) 4.96 .175
Social sciences 27 (22.1) 23 (18.9) 4 (3.3)

Natural engineering 17 (13.9) 13 (18.9) 4 (3.3)
Medical & Nursing 68 (55.7) 62 (50.8) 6 (4.9)

Table 2. Health belief model & total knowledge score according to intention of HPV vaccination (N=112)

Variable Total Intention of HPV vaccination t pn (%) Yes (105) No (17)
Cervical cancer knowledge 3.34 ± 1.92 3.35 ± 1.83 3.29 ± 2.47 0.09 .927
Health belief Perceived susceptibility 2.51 ± 0.58 2.55 ± 0.57 2.21 ± 0.68 2.25 .027

Perceived seriousness 3.82 ± 0.72 3.89 ± 0.68 3.45 ± 0.87 2.31 .023
Perceived benefit 4.28 ± 0.75 4.42 ± 0.59 3.44 ± 1.04 5.58 .000
Perceived barrier 3.41 ± 0.65 3.40 ± 0.64 3.50 ± 0.79 -0.61 .542

Table 3. Factors affecting intention of HPV vaccination (N=122)
Variable OR (95% CI) p
Sex Female 3.38 (1.14-10.07) .029
Health belief Perceived susceptibility 2.68 (1.10-6.57) .031

Perceived seriousness 2.15 (1.09-4.27 .028
Perceived benefit 5.20 (2.35-11.53) .000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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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행의도와 자궁경부암 지식정도, 자궁경부암 관련 건강신념을 조사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

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개발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
었다. 본 연구에서 자궁경부암 이행의도는 전체 122명중 105명으로 86%의 학생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의 이행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선행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예방접종
률은 34-36.7% 정도로 실제 예방접종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며[15], 특히 간호대학생의 자궁경부암 검진과 같은 예방접종 행
위의 실천율도 25%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 이는 아직까지 대학생들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및 예방행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이를 실천으로 유도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은 3.34점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행의도가 있는 집단의 자궁경부암 지식점수가 3.35, 이행의도가 없는 집
단이 3.29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들에게 자궁경부암 지식을 측정한 선행연구[4]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한 집단의 4.83
과 검진을 하지 않은 집단의 3.98보다 낮은 점수이다. 선행연구[4]의 경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대
상자와 차이가 있어 점수가 더 낮게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점 만점에 전체 3.34점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도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궁경부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할 교육기회의 부족과 자궁경부암이 대학
생에게 아직 현실적으로 와 닿아 지식의 필요성을 크게 실감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나 교양과
목에서 자궁경부암의 발병요인과 빈도, 증상, 진단, 예후 등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식에 대한 
세부항목 중 ‘자궁경부암은 일찍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 있다.’ 문항의 정답률은 각각 50% 
이상으로 자궁경부암 조기발견의 완치율과 자궁경부암과 HPV 바이러스 간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다소 알고 있었으나, 자궁경부암의 일반적 위
험요인행위(18세 이전 성경험, 성생활 등), 자궁경부암의 특징, 치료 및 예방 등에 대해서는 낮은 정답률을 보여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궁경부암에 대한 대상자들의 건강신념은 5점 만점에 지각된 유익성이 4.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각된 민감성이 
2.5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이 자궁경부암의 예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각된 유익성은 
크게 인식하고 있으나, 자신이 자궁경부암에 걸릴 수도 있으리라는 지각된 민감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는 Park[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이 HPV 노출에 대해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HPV 감염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이 높은 경우, 백신 접종의향이 더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16]에 비추어 볼 때, 지각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무엇보
다 필요하며, 평소 건강한 성생활의 중요성과 성생활을 시작한 후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10명중 1-2명, 성인 남성 중 1명 정도가 감염되어 있고, 
대부분 평생 한번 이상 HPV에 감염될 수 있음[17]을 교육하는 등 좀 더 대학생들이 현실감 있게 받아 들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심각성은 3.82점으로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냈지만, 예방접종의 이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각된 장
애성이 3.41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4]와도 유사한 결과로 자궁경부암의 지각된 심각성에 대해 높은 수
준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백신 비용의 부담이나 3회 접종의 번거로움과 같은 지각된 장애성이 여전히 높아 실제 자궁경부암 백신접종을 어렵
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차원에서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교내 보건센터에서 쉽게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은 지각된 장애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적으로도 백신의 가격을 인하하
거나 백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백신 접종 횟수의 감소 등과 같은 현실적으로 백신 접종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행여부에 따라 일반적 특성과 자궁경부암 지식, 건강신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건강신념 
중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수들이 자궁경부암 이행의도에 주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3.38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행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18]에서 남자 대학생의 
18.6%가 예방접종 의도를 가지고 있고, 여자 대학생의 55.5%가 예방접종의도를 가지고 있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지 않았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예방접종 의도가 낮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은 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남성이 함께 접종할 경우 여성 혼자 접종할 때보다 질병의 감염률과 발생률을 유의미하게 낮춘다고 보고되어 
있으므로[19] 본 연구결과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좀더 집중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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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건강신념 중 지각된 민감성이 한 단위 상승할 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의도가 2.68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
각된 심각성은 2.15배, 지각된 유익성은 5.20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의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지각된 유익성이 가장 크게 상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7,14]에서 지각된 유익성이 상승할 때 예방접종 가능성이 유의하게 상승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
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통해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지각된 유익성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의도를 더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질병에 대해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지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민감성 역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같은 예방행위를 상승시킨다는 본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에게 자궁경부암이라는 질병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질병의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민감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는 일개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확대 해석에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다양한 전공
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나 확대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또한, 성경험이나 성생활에 대한 조사가 자궁경부암 예
방접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경험이나 성생활 등 자궁
경부암 예방접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한 확대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행의도에 따라 자궁경부암지식과 건강신념의 차이를 파악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대학생들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의도는 성별과 건강신념 중 지각
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후 대학생들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한 건강신
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학
생들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등의 중재 개발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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