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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백일해는 전염성이 높은 호흡기 질환 중 하나로, 예방이 가능

한 예방접종대상 법정 감염병이다(Abu-Raya et al., 2022; Kim, 

2019). 국내 백일해 발생 수는 2016년 129건에서 2018년 980건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Shin & Yoo, 2020), 코로나-19 감염

병 유행 시 약간 낮아졌다가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24). 

백일해는 비말을 통해 공기로 전파된다. 감염된 영아나 어린이

의 증상은 심한 경련성 기침이 특징이며, 완치되기까지 몇 주부

터 몇 달이 걸린다(Berner et al., 2013). 또한 무호흡증, 폐렴, 

저산소혈증에 의한 경련 및 뇌증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백일해 

임부의 백일해 관련 건강신념과 지식 및 예방접종 의도가 

백일해 예방접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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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은 신생아에서 가장 높고(Amirthalingam et al, 2016; 

Berner et al., 2018) 사망자의 90% 이상이 신생아 및 생후 3개

월 이하의 영아에게서 발생하므로(Abu-Raya et al, 2022) 이

에 대한 예방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어린 영아에게 백일해에 대한 방어면역을 간접적으

로 제공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모든 임부에게 매 임신시 마다 

tetanus toxoid, reduced diphtheria toxoid, and acellular 

pertussis (Tdap)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CDC, 2013). 임

신 전에 백신을 접종한 여성의 경우 항체 역가가 너무 낮아 신

생아를 최적으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Shakib et al, 2010).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임신부 대상 Tdap 예방접종을 권고

하고 있으나(Korean Center for Disease Control [KCDC], 

2015), Ko 등(2015)은 가임기 여성 중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

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이내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3.9%만이 Tdap 백신을 접종했으며 81.2%는 백일해 

예방접종 여부를 모른다고 보고하였다. 

임부의 백일해 예방접종 효과를 설명한 보고에 의하면, 임

부가 Tdap 접종을 특히 임신 2기 또는 3기 초반에 할 경우 출

산아의 백일해에 대한 보호 효과가 90~98%로 높아진다고 하

였다(Abu-Raya et al., 2022; Winter, Nickel, Powell, & 

Harriman, 2017). 또한 임신 중 Tdap 백신을 접종한 임부들

이 출산한 영아는 백일해에 의한 입원 가능성이 더 낮았고 재원

기간도 더 짧았다고 하였다(Winter et al., 2017). 그리고 백일

해 예방접종을 받은 임부에게 형성된 모체항체는 태반과 모유

를 통해 아이에게 전달되어 생후 6개월까지 수동면역 효과가 

있다(Abu-Raya et al., 2022; Amirthalingam et al, 2016; Kim, 

2019). 이에 임부가 백일해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예

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예방접종 의

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백일해 모체항체는 백신 접종 후 1개월 후부터 증가하며 

분만 후 1년 이내에 급격히 감소하므로(Eberhardt et al., 2016; 

Huygen, Cabore, Maertens, Van Damme, & Leuridan, 2015), 

영아의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신 간격에 관계없이 임신 중

에 반복 백신 접종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Abu-Raya et al., 

2022). 국내에서는 임부의 백일해 예방접종을 임신 27주에서 

36주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CDC, 2024; The Korean Soci-

ety of Clinical Infections Diseases, [KSID], 2019). 외국의 경

우 임신 2기에 백신 접종을 받은 임부에게서 태어난 만삭 아기

의 항체 수치가 임신 3기에 접종을 받은 임부보다 높다고 하면

서 임부의 백일해 백신 접종 시기와 출산 사이의 시간 간격이 

더 길어져 태반을 통해 항체 전달이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Eberhardt et al., 2016), 임부 백신 접종률을 높

이기 위해서 임신 중 권고기간에만 접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임부의 백일해 Tdap 접

종률에 대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며, 2012년 서울과 경기 지

역에 소재하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3곳에서 임산부 500명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Tdap 접종률이 0.8%였다고 보고하였다

(Kim et al., 2013). 일 보고서(Lee, Jin, Baek, Cho, & Lee, 

2018)에서 조사한 임부들 중 86%가 의사로부터 백일해 및 

Tdap 백신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했고, 임부들의 90%가 

임신 중 Tdap 접종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정보망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임부의 예방접종 영향요인에는 예방접종 의도가 있으며, 

의도는 지식, 건강신념, 의료인의 권고 등과 관련되어 있다

(Cheung & Law, 2021; Scatigna et al., 2022). Immink, van 

der Maas, de Melke, Ferreira와 Bekker (2023)은 임신 20주

에서 24주 임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의도와 태도 및 백일해 건

강신념으로 안정성과 위해성 등을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였

다.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임신초기에 의료전문가로부터 백

신 안정성과 효과, 부작용에 대한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았

던 자는 자발적 선택으로 대부분(94%)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하면서 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백일해 감염병이 재유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생후 1세 백일해 예방접종률은 97.5%로 높지만(CDC, 2024) 임

부의 백일해 예방접종률은 높지 않다고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2013). Lee 등(2018)은 임신기간 중 Tdap 접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임부가 90%였다고 하였다. 이는 백일해 예방

접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오해, 의료진으로부터 적절하게 안내

를 받지 못하거나, 추천받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

로 인해 접종 의도가 낮아지는 것과의 관련성(Jiang et al., 2022; 

Lee et al., 2018)을 언급한 것으로 백일해 예방접종률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백일해 관련 건강신념과 지식 및 예방접종 

의도가 임부의 예방접종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여 예방접

종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신 20주 이상인 임부의 백일해 건강신념과 지식 

및 예방접종 의도가 예방접종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자 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 여부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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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의 백일해 관련 건강신념과 지식 및 예방접종 의도가 백일해 예방접종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백일해 관련 건강신념과 지식 및 예방접종 의도

와 이들 변수 값에 따른 예방접종 여부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백일해 관련 건강신념, 지식 및 예방접종 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백일해 예방접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신 20주 이상인 임부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

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상관성 조사연

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 소재 산부인과 전문병원 4곳에 내원

한 임부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15, 검정력 .80의 회귀분석 요구조건을 기준으

로 산출하였다. 118명을 최소 표본으로 설정하고 20% 탈락률

을 고려하여 148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는 총 136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임신 20주 이상인 임부로 연구참여에 동의하

고, 설문지를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를 선정하였고, 예방접종 부작용 경험이 있거나 임부나 

태아에게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3. 연구도구

1) 백일해 관련 건강신념

(1) 지각된 민감성

백일해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 도구는 Kim (2008)이 개발한 

도구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자가 대상자에 적합하도록 3개의 

문항을 수정한 후 전문가 3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확인받아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백일해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총 8문항, 4점 척도이며 각 문항은 ‘전혀 없다’ 
1점에서 ‘매우 많다’ 4점으로 구성되었다. 측점점수가 높을수

록 백일해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69였다.

(2) 지각된 심각성

백일해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 도구는 Kim (2008)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가 대상자에 적합하도록 1개의 

문항을 수정하고 전문가 3인의 내용 타당도를 확인받은 후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백일해에 걸릴 경우 개인의 건강, 가정생

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지각 정도를 평

가하며, 총 6문항, 4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4점으로 구성되었다. 측점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심각

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85였다.

(3) 지각된 유익성

백일해 예방접종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 도구는 Kim (2008)

이 백일해에 맞게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백일해 

예방접종을 통해 백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한 총 6문항, 4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4점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예방접종의 

유익성에 대한 지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79였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4) 지각된 장애성

백일해 예방접종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 도구는 Kim (2008)

이 백일해에 맞게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백일해 

예방접종의 불필요함, 예방접종을 이행하는 데 드는 시간, 비

용, 노력, 절차의 복잡성, 부작용, 불편함 등에 대해 개인이 지각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총 10문항, 4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었다. 부정 문항 3개는 역 환

산하였으며,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장애성이 높음을 의

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75였고,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2) 백일해 관련 지식

Kim (2008)이 개발한 백일해 지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9문항으로 정답 1점, 오답 0점으로 정하여 점수 범

위는 0~9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백일해에 대한 지식이 높음

을 의미한다.

3) 백일해 예방접종 의도 

백일해 예방접종 의도에 대한 도구는 Shin (2020)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대상자에 적합하게 2문항을 수정하여 전문가 

3인의 내용 타당도를 확인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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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7점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백일해 예방접

종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3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G

광역시에 위치한 4곳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각 병원의 간호부에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대

상자 모집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후 병원 내 게시판에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여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사전 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원이 수행하였으며, 산

부인과 외래의 정해진 장소에서 연구참여 희망자가 참여 동의

서에 자필 서명을 하면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 작성 시간은 

약 10~15분 소요되었으며, 자료수집 후에 소정의 답례품을 제

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검정은 양측검정에서 유의수준

(⍺)을 .05로 설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특성에 따른 백일해 예방접종 여

부의 차이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x2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백일해 관련 건강신념과 지식 및 예방접종 의도에 따른 백

일해 예방접종 여부의 차이는 t-test 및 ANOVA를 통해 

분석하였다.

 백일해 관련 건강신념, 지식 및 예방접종 의도 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후 독립변수들의 공선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백일해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백일해 예방접종 범주(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결과변수로 설정하고, 오즈비(odds ratio) 및 95% 신뢰구

간(confidence interval)을 산출하였다. 

 변수의 정규성 검증은 왜도와 첨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고, 분석결과 백일해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영역과 지식 및 

예방접종 의도는 정규성이 확인되었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값을 산출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

을 받았다(승인번호:1041478-2023-HR-014).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방법, 예상 위험 및 이익, 동의 철회 가능

성, 연락처 등과 같은 내용을 설명문과 서면 동의서를 통해 충

분히 안내하고, 자발적 동의자에게 자필 서명을 받았다. 연구

참여 중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연구를 중단하고 즉

각적인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또한, 연구대

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설문지에 임의의 코드 번호를 부

여하였으며, 연구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되 연

구 책임자와 연구 담당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로 보

호하였다.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 후, 기한이 경과 하면 문서 

자료는 분쇄하고 파일 자료는 영구 삭제할 예정이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백일해 예방접종 여부의 

차이 

연구대상자는 총 136명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32.5±3.74세

였다.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자가 104명(76.5%)이었고, 임

신 27주 이상인 자가 99명(73.3%)이었다. 대상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는 125명(91.9%)이었으며, 경임부 114명 중 이전 

임신 때 백일해 백신 접종자는 62명(54.4%)이었다. 백일해 관

련 정보습득 경로는 병원이라는 응답자가 60명(44.1%)으로 가

장 많았다. 

현재 임부 중 백일해 백신 접종자는 55명(40.4%), 미접종자는 

81명(59.6%)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 중 임신주수(x2=29.31, 

p<.001)와 백일해 예방접종 관련 정보습득 경로(x2=18.11,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2. 백일해 관련 건강신념, 지식 및 예방접종 의도에 따른 

예방접종 여부의 차이 

백일해 관련 건강신념은 평균은 59.14±7.84점으로 나타났

다. 건강신념의 하위영역 중 지각된 유익성은 평균 17.63±3.81

점, 지각된 장애성 15.09±3.64점, 지각된 민감성 13.30±2.67

점, 지각된 심각성 13.12±3.65점 순이었다. 백일해 관련 지식

은 평균은 7.48±1.31점이었고, 예방접종 의도는 평균 18.76± 

3.12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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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관련 건강신념은 백일해 예방접종 여부에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역영 중 지각된 장애성(t=1.98, p<.049)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백일해 관련 지식은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보다 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53, 

p=.001). 예방접종 의도도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보다 점수

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70, p<.001)(Table 2).

3. 백일해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영역, 지식 및 예방접종 

의도 간의 상관관계

백일해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영역 중 지각된 심각성은 지

각된 유익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38, p<.001). 백일해 관련 건강신념과 지식은 상관성이 유

Table 1. Differences in Pertussis Vaccination Status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6)

Characteristics Categorise
n (%) or  
M±SD

 Tdap vaccination during 
pregnant period x2 (p) 

 Not done (n=81)  Done (n=55) 

n (%) n (%)

Age (year) ≤29 
30~34
≥35

 31
 71
 34

(22.8)
(52.2)
(25.0)

17
42
22

(21.0)
(51.9)
(27.1)

14
29
12

(25.5)
(52.7)
(21.8)

 0.67 (.737)

32.5±3.7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College graduate 

 32
104

(23.5)
(76.5)

23
58

(28.4)
(71.6)

 9
46

(16.4)
(83.6)

 2.64 (.077)

Gestational age (weeks) 20~＜27
≥27

 36
 99

(26.7)
(73.3)

35
45

(43.7)
(56.3)

 1
54

(1.8)
(98.2)

29.31 (＜.001)

COVID-19 vaccination Not done
Done

 11
125

(8.1)
(91.9)

 4
77

(4.9)
(95.1)

 7
48

(12.7)
(87.3)

 2.67 (.095)

Pertussis vaccinated of 
previous pregnancy
(n=114)

Not done
Done
Not sure

 41
 62
 11

(36.0)
(54.4)
(9.6)

18
42
11

(25.4)
(59.2)
(15.4)

23
20
0

(53.5)
(46.5)
(0.0)

13.34 (.001)

Source of vaccination 
information

Internet
Hospital
Family or friends
No source

 40
 60
 16
 20

(29.4)
(44.1)
(11.8)
(14.7)

27
26
 9
19

(33.3)
(32.1)
(11.1)
(23.5)

13
34
 7
 1

(23.7)
(61.8)
(12.7)
(1.8)

18.11 (＜.001)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Differences in Pertussis Vaccination Status Based on Variable of Participants (N=136)

 Variables  Range M±SD 

Tdap vaccination during 
pregnant period

t (p)
 Not done (n=81)  Done (n=55)

M±SD M±SD

Pertussis-related health beliefs

 Perceived susceptibility

 Perceived severity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barriers 

 30~120

 8~32

 6~24

 6~24

10~40

59.14±7.84

13.30±2.67

13.12±3.65

17.63±3.81

15.09±3.64

59.06±7.94

13.48±2.64

12.64±3.64

17.35±3.91

15.59±3.77

59.25±7.75

13.04±2.71

13.82±3.57

18.05±3.65

14.35±3.35

-0.14 (.889)

 0.95 (.341)

 -1.86 (.065)

 -1.07 (.288)

 1.98 (.049)

Pertussis-related knowledge 0~9  7.48±1.31  7.19±1.42  7.91±0.97 -3.53 (.001)

Vaccination intention for pertussis  3~21 18.76±3.12 18.06±3.58 19.80±1.85 -3.70 (＜.001)

M=Mean;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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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백일해 관련 지식은 예방접종 의도

와 양의 상관성이 있었다(r=.66, p<.001). 예방접종 의도는 지

각된 유익성과 양의 상관성이 있었고(r=.29, p=.001), 지각된 

장애성과는 음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9, p= 

.001) (Table 3).

4. 임부의 백일해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백일해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Model 1에서는 전문대학 졸업 이

상자가 예방접종 받을 가능성이 1.92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임신 27주 이상인자는 임신 27주 미만인 자

보다 예방접종을 할 확률이 46.52배 높았다(OR=46.52, 95% 

CI=5.49~394.26). 백일해 예방접종 정보습득 경로로 병원 및 

가족 또는 친구를 통한 정보습득을 한 경우 예방접종 확률은 

각각 18.80배(OR=18.80, 95% CI=2.16~163.58) 및 29.41배

(OR=29.41, 95% CI=2.36~366.05)로 높아졌다. 하지만 Model 

1의 회귀모형은 통제변수만 분석하여 Hosmer-Lemeshow 검

정에서 p<.05 이하로 나타나 회귀모형으로는 부적합하였다. 

Model 2에서는 임신 27주 이상인 자의 예방접종 확률이 80.65

배(OR=80.65, 95% CI=7.26~896.17)로 높아졌고, 지각된 심각

성이 1점 높아짐에 따라 1.17배(OR=1.17, 95% CI=1.00~1.38) 

높아졌으며, 백일해 지식 점수가 1점 높아지면 예방접종 확률

은 1.63배(OR=1.63, 95% CI=1.09~2.43)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예방접종 의도는 점수가 1점 높아짐에 따라 예방접종 

확률은 1.32배(OR=1.32, 95% CI=1.08~1.62) 높아졌다. Model 

2의 회귀모형은 독립변수를 추가하였으며, 모형이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고 총 설명력은 56%였다(Table 4).

논 의

본 연구결과는 백일해 예방접종의 영향 요인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임부의 임신 주수는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

을 확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백일해 정보

에 대한 습득된 인식이 임부에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라

고 해석된다. 또한 백일해 지식과 의도도 예방접종의 영향요인

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논

의하고자 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백일해 예방접종 여부를 살펴본 결과, 

경임부 114명 중 이전 임신 시 예방 접종자는 54.4%로 나타났

으며, 현재 임신 중 예방 접종자는 46.5%로 나타나 임신 중 백

일해 예방접종률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전 

임신 중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다시 예방접종을 받은 확

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부는 태어날 아기가 건강한 만삭아로 태어나길 바라는 기대

와 이전에 출산한 아기가 백일해에 감염되지 않았으므로 백일

해 예방접종의 효과라고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예측된다. 

백일해 예방 접종자의 백일해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습득

한 경로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병원이 6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가족 및 친지 순이었다. 이는 산부인과 의료

진의 권고가 임부에게 큰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Ko at al, 2015; Lee et al, 2018)에서는 대부분의 임부들이 백

일해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

다. 본 결과를 볼 때 최근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들이 백일해 예

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임부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파악되었으므로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임부의 백일해 관련 지식과 건강신념 및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N=136)

Variables
 PS  PS 1  PB  PB 1  PK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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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1

PS 1 .15 (.092) 1

PB -.09 (.324) .38 (＜.001) 1

PB 1 -.07 (.424) .09 (.276) .01 (.885) 1

PK -.01 (.949) .10 (.269) .12 (.167) -.08 (.360) 1

VIP -.02 (.850) .10 (.248) .29 (.001) -.29 (.001) .66 (＜.001) 1

PB=Perceived benefits; PB 1=Perceived barriers; PK=Pertussis-related knowledge; PS=Perceived susceptibility; PS 1=Perceived severity; 
VIP=Vaccination intention for pertus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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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도에 따른 백일해 예방접종 여부를 살펴본 결과, 백

신 접종자가 미접종자에 비해 백일해 관련 지식 점수가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백일해 예방접종과 관련된 교육을 할 

때 임부 개개인별 백일해 지식 정도를 확인한 후 대상자 맟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백일해 관련 건강신념 중 예방접종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이 

낮을수록 백일해 예방접종률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에 대한 장애 요인이 낮을수록 백일해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건강신념에 따른 예방

접종 이행의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Cheung 

& Law, 2021; Lee et al., 2018; Kim et al., 2013). 백일해 예방

접종의 경우 한국은 임부가 자비로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현 상

황에서 국가적 예방접종 경제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의료진이 

예방접종 권장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고 그 성과로 예방접

종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백일해 관련 지식과 건강신념 및 백일해 예방접종 의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백일해 지식은 백일해 예방접종 의도와 

양의 상관성이 있었고, 건강신념 중 지각된 심각성은 유익성과 

음의 상관성이 있었다. 건강신념 중 백일해 예방접종에 대한 지

각된 유익성은 백일해 예방접종 의도와 양의 상관성이 있었고, 

지각된 장애성은 백일해 예방접종 의도와 음의 상관성이 있었

다. 이러한 독립변수들 간의 공선성이 없었으므로 영향요인을 

Model 1과 Model 2로 파악하였다. Model 1을 살펴보면, 임신 

27주 이상인 임부는 그 이전 임신 주수의 임부보다 백일해 예방

접종을 받을 확률이 46.5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

일해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받은 임부는 정보를 받지 않은 경

우보다 18.80배 높은 확률로 백일해 백신을 접종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병원과 가족, 친구를 통해 백일해 관련 정보를 습

득한 경우, 예방접종을 받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사

실을 시사한다. 국내의 경우 임부의 백일해 예방접종 권고기간

이 27주에서 36주이며(CDC, 2024; Shin & Yoo, 2020), 본 연

구결과에 근거하면 백일해 예방접종을 이 기간에 실시한 자가 

98.2%였다. 이는 병원에서 임부에게 접종 권고기간에 맞춰 백

일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백일해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2를 살펴보면, 임신 27주 이상인 임부가 그 이전 

임신 주수의 임부보다 백일해 예방접종을 할 확률이 80.65배 

더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이 시기에 예방접종을 권하

고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임신 중 

백일해 백신 접종 여부를 특정시점에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Table 4. Factors Influencing Pertussis Vaccination (N=136)

Variables Categories
Model 1 Model 2

OR p 95% CI OR p 95% CI

(Constant)  0.01 ＜.001  0.01 ＜.001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ref.)
≥College graduate  1.92 .163 0.77~4.77  1.48 .477 0.50~4.36

Gestational age (weeks)  20~＜27 (ref.)
≥27 46.52 ＜.001 5.49~394.26 80.65 ＜.001 7.26~896.17

Source of vaccination  Information
 Hospital
 Family or friends
 No source (ref.)

 7.36
18.80
29.41

.076

.008

.009

0.81~66.85
2.16~163.58
2.36~366.05

 6.02
14.81
75.09

.029

.021

.003

0.59~61.11
1.49~147.17
4.44~1,269.85

Perceived susceptibility  0.88 .176 0.72~1.06

Perceived severity  1.17 .045 1.00~1.38

Perceived benefits  0.89 .104 0.77~1.03

Perceived barriers  0.97 .702 0.85~1.11

Pertussis knowledge  1.63 .017 1.09~2.43

Vaccination intention for pertussis  1.32 .008 1.08~1.62

Hosmer-Lemeshow 15.07 (.010) 7.79 (.455)
Nagelkerke R2 .44 .56

CI=Confidence interval; OR=Odds ratio; ref.=refere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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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임부의 백신 접종 영향 요인을 파악하려

는 연구목적이 있었으므로, 백일해 예방접종률과 접종시기를 

정확히 분석하고자 한다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후향

적 조사로 출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중 백일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다면 정확한 예방접종률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Model 2에서 백일해 관련 정보를 습득한 경로가 있을 경우 예

방접종을 받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일해 관련 건강신념 중 ‘심각성을 지각할 경우’ 1.17배, 지식이 

1점 증가할 때마다 1.63배, 예방접종 의도가 있을 경우 1.32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백일해 백신 접종률에 임부의 백신 수용 의도와 지식 및 태도가 

중요한 예측 변수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Immink et al., 

2023). 아시아 국가들은 임부의 백일해 예방접종률이 낮은 

이유가 백일해에 대한 지식 부족이 문제라고 보고된 바 있다

(Jiang et al., 2022).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국내 임부들의 백일해 

관련 지식은 지식 문항 10점 만점에 평균 7.48점으로 높았고, 

이는 백일해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

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백일해 예방접종을 병원, 

가족, 친구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한 임부들은 접종에 대한 의

도가 높아지며, 결국 예방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부와 태아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병원, 가족 및 친지, 인터넷에서 접하고, 지식이 높아지면 

예방접종 의도가 높아지며, 백신접종을 권장하면 임부의 접종

률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감염 예방 정책지원으로 백일해 

백신의 접종비용이 출산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부에 의해 완전

히 해결된다면, 백일해 예방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

측된다. 현재 국내 기관에서 백일해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므로(CDC, 2023; KSID, 2024), 향후 예방접종 실태를 지

속적으로 모니터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특정 지역의 임부로 한정되었고 표본

의 크기가 작아 일반화에 제한이 있으므로 보다 광범위한 지역

에서 표본 크기를 확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 해결에 대한 국가적인 예방접종 지원 정책이 제

도화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는 신생아 백일해 감염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백일해 감염의 일차적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결 론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임부의 백일해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은 임신 주수, 백일해 관련 정보습득 경로, 건강신

념, 지식, 예방접종 의도였다. 백일해 정보에 대한 습득된 인식

이 임부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백일해 지식과 의도가 예방접

종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어 향후 백일해 예방접종을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

가 있다. 임부의 백일해 관련 지식 및 접종의도를 높인다면 백

일해 예방접종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

다. 특히, 임신 중 백일해 백신접종 권장시기를 확대하고, 임신 

2기부터 주기적인 교육과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임부의 백

일해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백일해 예방접종에 대

한 국가적 지원 정책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

구결과를 토대로 임부의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건강 관련 특성

을 고려하여 백신접종의도를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를 제

안한다. 또한 연구대상자를 확대하고 보다 신뢰도 높은 도구를 

활용하여 백일해 관련 건강신념을 확인하는 반복 연구 및 출산

모를 대상으로 임신 중 백일해 백신접종률 실태를 확인하는 연

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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