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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ore competencies required of to inform the development of a social dental hygiene 
curriculum.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job roles and essential competencies of 17 nonclinical dental hygienists from four 
sectors (community health, public institutions, policy advocacy, and entrepreneurship), using qualitative interviews. Results: 
Nonclinical dental hygienists performed tasks involving health program planning, policy analysis,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health content development,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Essential competencies include planning, problem-solving, data 
analysis, communication, and leadership skills. The participants emphasized the need for dental hygiene education to shift from 
clinical techniques to a competency-based curriculum that reflects expanded professional roles. Conclusions: Practical skills, 
such as project management, policy interpretation, interdisciplinary teamwork, and content creation, must be integrated into the 
social dental hygiene curriculum. This educational transition would enable dental hygienists to respond effectivelyto evolving 
societal needs and fulfill their expanded professional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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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 치위생학 교육은 1965년 최초의 치위생학 교육기관이 창설된 이후 약 60년간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을 지속해왔다. 1977년에는 전

문학교에 치과위생과가 신설되었고, 1994년에는 전문대학 치위생과의 수업연한이 3년제로 연장되며 교육의 체계성이 강화되었다. 이후 2002
년 4년제 대학교에 치위생학과가 개설되었고, 2007년 석사학위 과정, 2013년에는 박사학위 과정이 차례로 신설되며 치위생학의 고등교육 체
계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수업연한의 연장과 대학원 과정의 개설은 치위생학 교육의 중심축을 기술 전달에서 학문적 이론 탐구와 전문직 정체
성 확립으로 이동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으며[1], 특히 고등교육과정은 치위생학의 학문적 기반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치과위생사
의 전문성을 갖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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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치과위생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Dental Hygienists, IFDH)은 치과위생사란, 대상자의 전 생애에 걸쳐 건강 및 구강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일차구강건강관리 제공자로 정의하였으며, 이들은 임상가, 교육자, 의사소통자, 협력자, 비판적 사고자, 연구자, 조정자 등 전
문적인 역할을 통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의 구강건강 증진 및 대상자 중심의 구강질환 예방 및 포괄적 구강관리를 제공하는 전문가라고 설명하
였다[3].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만성질환의 급증,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 강화, 노인의료 및 돌봄 통합서비스 확대, 디
지털 헬스케어 기반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환경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분야의 환경변화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다학제 간 협력, 공공보건 기능의 강화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전반의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4]. 치과위생사의 직무도 기존의 임상 진료협
조 역할을 넘어, 공공보건, 정책 참여, 교육 및 기획 등 보다 넓은 사회적 역할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소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
기관, 정책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치과위생사의 활동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는 치과위생사가 국민 건강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
료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치위생학 교육과정의 주된 내용은 임상 중심의 진료협조, 예방처치, 환자관리 등의 직무 수행을 기반으로 개발되
어 왔으며, 치과위생사의 역할 역시 전통적인 임상가 역할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교육내용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치과위생사의 확대된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다양한 건강 문제와 구강건강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직무기반 역량중심 교육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 분야에 대분류 의약학, 중분류 치의학, 소분류 치위생학으로 등재되면서 세부 영역으로 임상치위생학, 사
회치위생학, 교육치위생학으로 분류되었다. 2014년 치위생학 학문분류 정립을 위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사회치위생학(Social dental hygiene)
을 ‘치과위생사의 지역사회구강보건 업무에 관련한 지식과 술기의 영역인 지역사회구강보건 분야를 연구하는 세부전공분류’ 라고 제시하였으
며[5], 선행연구[6]에서는 사회치위생학은 ‘인구집단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치과위생사가 주도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활동
을 추구함’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치위생학은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보건 및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실천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
과목으로서, 치위생학 교육과정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 교육과정이 치과위생사의 실제 직무내용 및 요구되는 
역량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이론 중심의 지식 위주 교육에 치우쳐 실천적 태도와 행동 역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
다. 또한 건강보험, 복지제도 등 정책 변화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고, 정책참여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부족하다는 한계
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학습목표 간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낮고, 교재 및 평가체계와의 연계성도 미흡하여 교육과정 전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는 점에서 학습목표의 전면적인 개정과 직무 기반 역량 중심 재구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6,7].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비임상 분야를 지역사회 보건, 공공기관, 정책사업, 창업 및 경영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 실무
자의 직무 경험과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선행연구[8-10]를 분석한 결과, 치과위생사의 비임상 직무에 관한 연구는 
주로 보건소와 같은 특정 기관에 국한되었으며, 직무수행 및 직무교육 요구도 등과 같은 양적 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다양한 비임상 직무를 포괄적으로 다루거나,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발에 연계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사회치위생학 교육과정 개발을 목적으로 비임상 분야 실무자의 실제 직무 경험과 요구 역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교육과
정 개선 방향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직무 중심의 사회치위생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실천적 연구로는 국내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 타당성과 교육적 실효성을 동시에 갖춘 학문적, 실천적 의의가 클 것으로 기대
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Colaizzi[11]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에 따라, 비임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치과위생사의 직무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17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자료의 포화(Data saturation)를 고려할 때 적절한 규모로 간주되며, 현상학적 연구에서 
권장되는 참여자 수(5-25명)의 범위 내에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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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는 직무 영역별 특성과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A
그룹(지역사회 보건 분야), B그룹(공공기관 분야), C그룹(정책옹호 및 정책사업 분야), D그룹(창업 및 경영 분야).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은 치과
위생사 전체 경력 5년 이상이며, 각 그룹별로 해당 분야에서 실무 경력 1년 이상을 보유한 치과위생사 4-5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직무의 다양
성과 대표성 확보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Table 1>.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생명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후 진행되었으며(IRB No. 1041849-
202308-SB-155-01), 연구 종료 후 모든 자료는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 전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자율성
과 권익 보호,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24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3개월간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반구조화된 개별 심층면담(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 전에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자료 활용 범위, 익명성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해 충
분히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 동의서를 제출한 후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
를 얻어 전 과정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인터뷰는 전사하여 질적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익명화하여 분석 
과정에서 철저히 보호하였다.

심층면담은 1:1 개별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직무 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인터뷰는 참여
자의 동의를 받은 후 최소 50분에서 최대 90분간 진행되었으며, 전 과정은 녹음 후 전사하여 질적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는 익명화하여 분석 과정에서 철저히 보호하였다.

면담 질문지는 직무역량 프레임워크와 선행연구에 기반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구성되었으며[9,13], 사전 시범면담을 통해 내용 타당성을 검
토한 후 최종 확정하였다. 인터뷰는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성하였다.

첫째,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자의 자기소개, 직무 경력, 소속 기관의 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둘째, 직무 이해 단계에서는 수행 중인 직무 
내용과 해당 분야 진입 동기, 준비 과정 등을 질문하였다. 셋째, 직무 수행의 어려움 및 극복 사례에서는 실무 과정의 난관과 해결 방법을 통해 
요구되는 역량을 파악하였다. 넷째, 사회적 요구 변화 인식에서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역할 변화와 임상현장과의 차이에 대한 인
식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핵심역량 및 교육과정 개선 의견에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내용, 향후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구조화된 질문은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Group Panel Job field Degree Total DH career 
(Years)

Career in current 
Role (Years)

Community health A-1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health 
promotion division

M.A. in Social 
Welfare

21 3

A-2 Public health center, epidemiological 
investigator

M.A. in Public 
Health

17 3

A-3 Public health center, oral health center B.S. in Dental 
Hygiene

9 5

A-4 Public health center, health promotion 
& pharmacy

B.S. in Dental 
Hygiene

8 8

Public institution B-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al 
health policy division deputy director

B.S. in Dental 
Hygiene

11 3

B-2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chronic disease management 
division, researcher

Ph.D. in Dental 
Hygiene

5 1

B-3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chronic disease team, researcher

M.S. in Dental 
Hygiene

8 2

B-4 National medical center, public 
health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 
researcher

M.S. in Dentistry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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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 be continued

Group Panel Job field Degree Total DH career 
(Years)

Career in current 
Role (Years)

Public institution B-5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searcher

M.S. in Dental 
Hygiene

5 1

Policy advocacy C-1 Korean dental association, health 
policy institute, researcher

Ph.D. in 
Dentistry

14 12

C-2 Dental media company, journalist M.S. in Public 
Oral Health

5 1

C-3 University, international ODA program, 
researcher

Ph.D. in Dental 
Hygiene

13 2

C-4 University, community health care 
program, researcher

Ph.D. in Dental 
Hygiene

16 4

Entrepreneurship & 
management

D-1 Social enterprise CEO (oral health 
education)

M.S. in Public 
Oral Health

28 9

D-2 Social enterprise CEO (day center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B.S. in Dental 
Hygiene

33 10

D-3 CEO, dental clinic training institution B.S. in Dental 
Hygiene

18 6

D-4 CEO, dental staff training consulting 
company

Ph.D. in 
Dentistry

26 6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인터뷰 전사자료를 Colaizzi[11]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Colaizzi 방법은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의

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통된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참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합한 질적 연구 
방법이다. 특히, 비임상 분야에서 활동하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와 핵심역량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며, 분석 결
과를 참여자에게 환류하는 과정을 포함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연구자 두 명이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의미 단위를 중심으로 코딩을 수행한 뒤, 유사
한 내용을 묶어 범주(Category)를 도출하였다. 초기 코딩 이후, 두 연구자는 코딩 결과를 상호 비교 및 논의하여 공통된 범주 및 하위 범주를 도
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석의 일관성과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 간 교차 검토(Peer debriefing)를 병행하였다.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분석 결과가 참여자의 실제 진술 맥락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일부 사례에 대해 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를 실시하였다. 둘째,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 간 상호 코딩(Investigator 
triangulation)을 적용하였다. 셋째,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각자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교차 검토하는 
절차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석 과정에서의 해석적 일치를 도모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는 각 연구 질문에 대응되도록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1) 치과위생사의 직무내
용 및 역할, 2) 치과위생사의 핵심역량 및 학습내용, 3)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확대 및 역할 확장 방안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범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여자의 실제 진술 인용문(Verbatim quotes)을 병행 제시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해석적 타당성을 높이고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1. 지역사회 보건분야(A그룹)

1) 치과위생사의 직무내용 및 역할
지역사회 보건분야의 치과위생사는 지역주민 대상 구강보건사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타 부

서와 협력하여 다양한 보건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구강보건 교육자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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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로서 사업계획 수립, 예산 관리, 성과 평가 등 실질적이고 폭넓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 구강보건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대응도 해요. 코로나 당시에는 역학조사도 했고, 주민 예방접종 관리도 했

습니다.”
“예전에는 구강보건사업만 맡았지만, 현재는 감염병 대응, 보고서 작성, 정책 자료 분석까지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은 생애주기별 대상자 맞춤형 기획이 핵심이에요. 사업계획서 작성, 프로그램 운영, 성과 평가까지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사업기획서 작성법이나 보건사업 설계 실습 같은 건 전혀 배우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기본이에요.”

2) 치과위생사의 핵심역량 및 학습내용
지역사회 보건분야의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사업기획력, 정책자료 분석력, 다학제 협력 능력으

로 나타났다. 특히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건정책 자료를 분석·활용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
구되었다. 또한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보건학 및 역학 등의 기초지식과 다학제 협력 역량이 강조되었다.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자별 프로그램 기획, 보건서비스 평가 역량은 필수예요. 이건 실제로 교육에서 배운 적이 없어도, 현장에서는 꼭 필요
한 능력이에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려면 의학·행정 용어 해석 능력도 필요하고, 정책 문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감염병 대응에서는 역학 지식, 보건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과위생사도 이런 역량을 갖춰야 해요.”
“전신질환이나 만성질환 이해도 필요해요. 치과에 오기 전 환자의 건강 배경을 이해하면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3)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확대 및 역할 확장 방안
지역사회 보건분야의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만성질환 예방,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보건 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학, 보건정책학, 보건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역학을 체계
적으로 학습하고 다학제 협력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계획 수립과 자원 배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하
였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보건소 내 관리직 진출과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공공기관으로의 진출 확대가 전문성 강화와 역할 확장
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치과위생사가 보건정책 설계나 공공보건행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건복지부나 건강증진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에도 진출해야
죠.”
“치과위생사가 정치에 진출해야 구강보건사업과 구강보건정책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국회에 치과위생사 출신이 꼭 필요합니다.”
“통합 돌봄, 만성질환 연계사업, 노인복지 등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계속 확장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방문건강관리까지 포함해

서요.”
“보건학 전공을 통해 다양한 비임상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걸 후배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요.”

2. 공공기관 분야(B그룹)

1) 치과위생사의 직무내용 및 역할
공공기관 분야에서 활동하는 치과위생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국가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정책 개발

과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구강보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사업, 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폭넓은 직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연구 기획, 정책 개발, 사업 성과 평가, 콘텐츠 제작 등의 실무 책임자로서 정부기관, 의료계, 국민 등 다양한 이
해관계자 간의 의견 조정과 협력을 주도하였다.

“공공기관에서 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대상자 맞춤형 교육 내용 구
성부터 예산·일정 조율까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무 중심 업무가 많았습니다.”

“보건정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야 해서, 이해관계 조정과 보고서 작성 능력이 중
요합니다.”
“정책 사업은 단순히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선정, 정책 근거 자료 정리, 사업 결과 분석까지 모두 수행해야 하는 고차원적 업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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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보건소에서 일할 때는 구강보건교육 뿐 아니라 감염병 대응이나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리까지 맡았던 경험이 있구요, 실제 현장에서
는 예산 기획, 보건 프로그램 평가,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기존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영역의 업무가 더 많았습니다.”

2) 치과위생사의 핵심역량 및 학습내용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는 정책 흐름에 대한 이해력, 보건데이터 분석 및 해석 능력, 다직종 간 협업

을 위한 소통 및 조정 능력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교육 기획력과 사업 목적 설정, 효과 분석 능력, 정책 문서 작성 및 예산안 검토 등 실무 중심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데이터 기반 

분석과 종합적 사고력, 대상자 분류 기준 설정 등 고차원적 판단 능력 또한 실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요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은 현재의 치위생학 교육과정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정책 기반 실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문서 해석, 협업 커뮤니케이션, 통계 분석 중심의 학습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도출되었다.
“가장 중요한 역량은 정책 흐름을 읽는 능력, 보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다양한 직종 간 소통·조율 능력이라고 생각합니

다.”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교육 기획력, 사업 목적 수립, 효과 분석까지 모두 필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통계 분석 역량도 반드시 갖춰야 해

요. 이를 수치화해서 평가하는 능력까지 필요해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산안 분석, 정책 보고서 작성, 대상자 분류 기준 설정 등 실무 중심 능력은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치위생학 교육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습

니다.”
“다학제 간 협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보건 정책 문서에 대한 이해력은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3)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확대 및 역할 확장 방안
공공기관 분야의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 중심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보건정책 및 건강증진 사업 전반으로 역할을 확대해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치과위생사의 수가 적고, 법적 배치 기준이 미비하여 구강보건사업 운영의 어려움이 존재
하기 때문에, 주요 공공기관에의 진출을 확대하여 정책 개발 및 사업 기획 전반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정책학, 보건행
정학, 보건의료 통계분석 등 관련 역량의 심화된 학습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가 보건행정 전문가, 정책기획자 및 공공보건 연구
자로서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구강정책과가 있음에도 치과위생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전문 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위상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치과위생사도 정책 기획자, 보건행정가, 연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회는 더 이상 임상기술자만을 원하지 않습

니다. 후배들이 새로운 진로를 가질 수 있도록, 치위생학 내에서 비임상 진출 가능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AI 기반 보건서비스, 건강 빅데이터 분석까지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확장되어야 하며, 교육과정도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안에서 치과위생사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 분석력과 행정 감각이 필요해요. 이제는 구강보건 교육자에서 정책 참여자까

지 역할 확대가 필요합니다.”

3. 정책옹호 및 정책사업 분야(C그룹)

1) 치과위생사의 직무내용 및 역할
정책활동 및 정책사업 분야의 치과위생사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보건사업 연구기관, 치과계 언론기관 등에서 치과의료계의 이슈를 발굴하

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자료 수집과 분석, 언론 기획 보도, 대외 협력 활동을 통해 구강건강의 가치
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 전반에 전달하는 실천가로서 활동 중이다. 또한 노인통합돌봄사업, 국제보건(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 등 다양한 국가 정책사업에서 교육자료 개발, 프로그램 기획,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치과위생사의 전문성과 사회
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금 있는 회사는 치위생 기반의 사업을 다루는 기업입니다. 교육 콘텐츠 기획, 교육 자료 제작,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을 활용한 기획 업무를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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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로 일할 당시에는 치과계와 일반인을 연결하는 매체로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기사로 풀어내는 역할을 했어요. 단순히 기사 작성뿐 
아니라, 정책 동향 분석과 기획기사 구성까지 담당했습니다.”

“노인 의료 돌봄 수요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전신 건강에 관련한 의료 돌봄 서비스가 이제 각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 OO
지역도 통합돌봄 사업에 구강관리서비스를 실제 치과위생사가 방문해서 구강관리 중재 활동을 하게되었어요.”

“실무적으로는 기자로서 보건복지부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보도자료나 기사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 통계 해석 역량
도 중요했어요.”

2) 치과위생사의 핵심역량 및 학습내용
정책활동 및 정책사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주요 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문서작성 능력, 정책이슈 분석력, 콘텐츠 기획·제작력, 프로그램 운영 

능력, 홍보전략 수립능력, 다분야 협업 역량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의료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치과계 이슈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서는 논리적 표현력과 전략적 소통 능력이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전문가, 대중 등) 간 협업을 위한 조정력, 
메시지 구성력, 시각자료 활용 능력도 실무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과정에서는 정책자료 해석 및 콘텐츠화 실습, 보건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교육, 다학제간 협력 교육 등 실
천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도출되었다. 아울러 구강건강이 전신건강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노인 구강관리, 연하장애 예방 등 
통합형 건강관리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보건정책을 이해하고 구강건강 정보를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역량, 즉 콘텐츠 기획력과 글쓰기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는 연구적인 것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책임에 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치과위생사가 단순

히 치과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나 전문직으로써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사를 작성하려면 이슈 파악, 자료 수집, 인터뷰 기획, 통계 해석 등 종합적인 정보활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학생들도 콘텐츠 작성, 기사 기

획 등의 실습을 통해 실제 언론·기획 역량을 미리 체험해본다면 다양한 진출 경로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학제적 협력도 필요하지만 그 팀 내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팀워크나 정보 공유 면에서도 이런 소통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3)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확대 및 역할 확장 방안
이 분야의 치과위생사들은 구강보건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하고 이를 보건정책에 연결하는 실천가로서의 역할 확대 필요

성을 강조하였다. 보건교육 콘텐츠 기획자, 정책 제안자, 홍보 전문가로의 역할 전환을 통해 치과위생사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보건 전
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책 흐름에 대한 이해, 기획력, 홍보 전략 수립 능력, 콘텐츠 제작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러한 
역량을 통해 치과위생사는 정책 기반 실무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특히 노인통합돌봄사업, 국제보건사업 등 다분야 협력이 요구
되는 공공보건 영역에서 교육자료 개발과 성과 홍보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이며, 향후 다양한 공공보건 분야로의 진출을 
기대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 출신 기자가 많아져야 치과계 목소리를 더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위생사가 전문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
반이 필요합니다.”

“임상에서 벗어난 다양한 분야에 치과위생사가 진출해야 직업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기자, 콘텐츠 제작자, 인플루언서, 정책기획자 등으로의 
확대가 필요해요.”
“저는 구강건강이 전신건강과 연결된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싶었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느꼈

어요. 치과위생사는 단순한 임상 직종이 아니라, 공중보건 콘텐츠 개발자이자 건강 커뮤니케이터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치과 위생사가 업무 방문 간호 방문 구강 관리에 있어서는 구강 관찰의 개념으로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게 법이 좀 제정돼야 된다고 생

각이 들어요. 특히, 방문구강관리 사업에서 저희 업무가 너무 한정적이고, 뭐 하려고 하면 제약이 너무 많아요.”

4. 창업 및 경영 분야(D그룹)

1) 치과위생사의 직무내용 및 역할
창업 및 경영 분야의 치과위생사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거나, 치과병(의)원 경영컨설팅 및 치과종사자의 교육 회사를 창업·운영하며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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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가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경영 및 교육 분야로 전문성을 확장하고 있다. 이들은 경영자, 교육 기획자, 보건서비스 제공자, 사회적 실천가로
서 교육 콘텐츠 개발, 보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조직 운영, 인력 관리, 경영 전략 수립 등 폭넓은 직무를 수행하며 치과위생사의 직무영역을 
확장하고 있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센터, 방과후 활동, 도전적 행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기획·운영하고 있어요. 치

과위생사로 시작했지만 행정, 유통, 교육, 콘텐츠 개발까지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실무는 물론, 도청과 복지부를 상대하며 정책 제안과 예산 확보까지 담당하고 있어요.”
“방문형 유치원 교육을 스타트로 해서 창업을 시작했어요. 이후 예비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면서 사회봉사 공헌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가 선

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노인 요양시설의 어르신들의 구강관리를 수익화 사업모델로 만들었어요.”
“병원 컨설팅 그룹이라는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서 근무를 하고 있구요. 저희는 치과위생사 1년차부터 중간관리자급, 그리고 원장님이나 치과

의사까지 교육과 경영 컨설팅, 병원 조직관리를 하고 있어요.”

2) 치과위생사의 핵심역량 및 학습내용
이 분야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사업기획 및 운영 역량, 조직관리 및 인력관리 능력, 마케팅 및 의사소통 능력, 재무 및 경영 전략 수립 능

력, 사회적 가치 실현 역량, 리더십과 다분야 협업 역량 등이다. 이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기획·운영하고 조직을 이끄는 데 
필요한 실무 중심의 역량이다. 특히 사회적기업 창업, 병(의)원 대상 경영컨설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창업 프로세스, 사회적기업 모델, 비즈
니스 모델 개발 등 실습 중심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보건·복지 연계 사업(예: 노인통합돌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사
회복지 정책과 보건복지 행정에 대한 기초 지식도 필수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현장(사회적기업, 지역사회기
관, 복지시설 등)에서의 실습 기회 확대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도출되었다.

“사회적기업 창업 초기부터 행정 실무, 사업계획 수립, 정책 제안 역량이 꼭 필요했어요. 치위생 전공만으로는 부족했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 능력을 습득해야 했습니다.”

“멘토링, 네트워킹, 예산계획서 작성 등 실제 사업을 기획하고 확장하기 위한 실무적 역량이 매우 중요했어요.”
“보건소 근무 경험이 바탕이 되었지만, 복지 정책에 대한 분석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별도로 학습해야 했습니다.”
“문서 다루는 능력이요, 한글도 잘 못 다루고요. 워드도 잘 못 다루고 엑셀도 못 다루고 PPT도 다 못 다뤄요. 특히나 엑셀 같은 거를 잘 다루지 

못 하니까 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것도 싫어하고 어려워해요.”

3)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확대 및 역할 확장 방안
창업 및 경영 분야의 치과위생사는 고유한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보건서비스 기획자, 조직운영자, 교육 콘텐츠 개발자, 사회적 실천가 등으로서 다층적인 역할
을 수행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창업, 치과의료기관 대상 교육 및 경영 컨설팅, 구강건강교육 플랫폼 개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의 사례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전문가로서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여자들은 치과위생사가 임상 분야를 넘어, 지
역사회 복지 리더, 정책 제안자, 교육 콘텐츠 개발자 등으로서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직업
적 위상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치과위생사는 임상 직종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 리더, 정책 제안자, 교육 콘텐츠 개발자로서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다양한 영역에 접목하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직업적 위상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강관리 교육, 예방 중심 콘텐츠 개발, 정책 제안 등에서 치과위생사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치과위생사로 시작했지만, 사회적기업 대표로 성장하면서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어요.”

5. 비임상분야의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지역사회 보건, 공공기관, 정책활동 및 정책사업, 창업 및 경영분야 등 비임상분야에서 활동하는 치과위생사의 핵심역량을 A-D 그룹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그룹별 세부 활동 영역 및 핵심역량의 내용은 상이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임상 진료협조 중심의 전통적 역할을 
벗어나 보다 확장된 직무 특성과 복합적인 실무역량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상분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에게 공통적으로 요구
되는 핵심역량은 기획력, 문제해결 능력, 정책자료 분석력 및 문서작성 능력, 의사소통 및 협업 역량, 리더십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역량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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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Table 2>. 이러한 역량은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숙련도 및 진료 보조 중심의 역량과는 구별되는 특성으로, 기획, 분석, 조정, 소
통 중심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비임상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Table 2. Core competencies required and expected roles of nonclinical dental hygienists
Group Main job responsibilities Required core competencies Expected future roles
Common core 
competencies

- Planning and implementing oral health 
programs

- Analyzing policy data and preparing 
documents

- Facilitating collaboration across sectors

- Plann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 Policy data interpretation and 

report writing skills
- Communication and teamwork 

skills
- Leadership and social accountability

- Social practitioner
- Policy implementer
- Community-based 

health leader

Community 
health

- Operating regional oral health programs
- Implementing integrated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initiatives

- Managing infectious disease education 
and community vaccination support

- Community-based health education 
skills

- Program planning and practical 
execution ability

- Collaboration with multidisciplinary 
stakeholders

- Regional oral health 
program manager

- Community health 
educator

Public institution - Participating in national health policy 
planning and evaluation

- Conducting health policy research and 
statistical analysis

- Developing and operating training 
programs for health professionals

- Data analysis and policy 
documentation skills

- Stakeholder coordination and inter-
agency communication

- Educational content planning and 
evaluation ability

- Health policy 
practitioner

- Public health program 
developer

Policy advocacy - Creating oral health educational content
- Promoting oral health policies to the 

public
- Leading campaigns through digital media 

and public communication

- Content development and policy 
interpretation

- Public messaging and strategic 
communication

- Cross-sector collaboration and 
advocacy

- Oral health 
communicator

- Public health advocate

Entrepreneurship 
& management

- Developing and managing oral health-
related social enterprises

- Providing consulting for dental clinics and 
organizations

- Designing and marketing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s

- Business planning and 
organizational strategy

- Team leadership and project 
execution

- Social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capacity

- Social enterprise leader
- Oral health service 

entrepreneur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비임상 분야에서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를 A그룹(지역사회 보건), B그룹(공공기관 연구), C그룹(정책옹호 및 정책사업), D그룹(창

업 및 경영)로 구분하여 질적 연구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직무내용과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첫째, 비임상 분야의 치과위생사는 공통적으로 임상 진료협조 중심의 전통적인 임상가 역할에서 벗어나, 보건사업 기획자, 정책 실무자, 교

육 콘텐츠 기획자, 조직 운영자, 사회적 실천가 등 다양한 전문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구강보건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 기획 및 평가, 정책자료 분석, 콘텐츠 제작, 조직 운영 등 복합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직무 특성은 치과
위생사가 기술 중심의 임상가를 넘어 보건서비스의 주체적 기획자이자 실행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International Federation 
of Dental Hygienists (IFDH) 또는 Americ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ADHA)에서 제시한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역할과도 부합하였
다[14].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국제적으로도 치과위생사의 직무 정체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비임상 분야에서
는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내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비임상 분야의 치과위생사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기획력, 문제해결 능력, 정책자료 분석 및 문서작성 능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리더십과 사회적 가치 실현 역량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 현장에서 강조되는 기술 중심 역량과 구별되며, 비임상 분야에서는 보



250 ̇  J Korean Soc Dent Hyg 2025;25(3):241-53 박수경, 김남희 / 사회치위생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치과위생사 직무 및 핵심역량 분석: 비임상 분야를 중심으로  ̇251

https://doi.org/10.13065/jksdh.2025.25.3.7 https://doi.org/10.13065/jksdh.2025.25.3.7

건정책 설계, 통계자료 해석, 다학제 협업, 대중 커뮤니케이션 등 종합적인 실무역량이 강조되고 있었다. 특히 치과위생사는 사회취약계층 보건
사업, 노인통합돌봄, 발달장애인 지원 등 국가복지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보건복지 통합 전문인력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치
과위생사는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서비스 제공자이자 정책 실행의 실천가로서,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수행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그 역할
이 확장되고 있다. 연구 결과, 치과위생사는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성 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 역할(Social role)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보
건의료 전문직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선행연구[15-17]에서는 치위생학 교육과정의 학습과 교육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역량이 강화되고, 사회적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전문직으로서의 기능이 이론적으로 뒷받침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인력으로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치위생학 교육과정이 실천 기반 교육으로 재정립되어
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셋째, 인터뷰 참여자들은 현재 치위생학 교육과정이 비임상 분야의 직무와 핵심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사회
치위생학 교과목이 역량 중심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선행연구[18,19]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기존 교육과정이 지식 위
주의 이론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태도 및 실천 능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일치하였다. 현재의 교육과
정은 치과위생사의 직무 확장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과정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확
인되었다. 따라서 학습목표는 지식·태도·행동을 통합한 직무 기반 역량 중심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사회치위생학 교육과정 또한 실천 중심 교
육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가 다양한 비임상 영역에서 기획자, 정책 실무자, 교육 콘텐츠 개발자, 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활
동하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치위생학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
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치위생학(Social dental hygiene)은 공중구강보건학의 내용을 다루는 수준을 넘어, 치과위생사가 사회적 건강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천 중심의 통합 학문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사회의학, 사회역학, 사회치의학과 같은 인접 학문들은 건강결정요인을 바탕으로 건강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치위생학도 구강건강을 단순한 개인의 생활습관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과 구조적 불평등의 결과로 이
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20-22]. 또한, 미국[23]과 캐나다[24]에서 제시한 치과위생사의 핵심역량은 임상술기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
으로 한 건강증진 활동, 다학제 협업, 전문직 윤리, 사회적 책무성 등을 핵심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기획력, 문제해결력, 
정책 분석력, 소통 및 협업능력과도 일치하며, 사회치위생학 교육과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편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사회치위생학은 국내외적으로 명확한 정의, 체계적 이론 틀, 실천 기반 교육과정이 미흡한 초기 학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비임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치과위생사의 실제 직무와 핵심역량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치위생학 교과목의 교육 방향성을 구
체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사회치위생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교육 체계 정립을 위한 실증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둘째, 사회치위생학 교과목
은 치과위생사의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사업 기획, 정책 개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건강정보 콘텐츠 제
작 등 비임상 실무역량 중심의 교육이 요구되었으며, 이는 기존 교과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뷰 참여자 중 다
수가 석·박사 학위자였다는 점에서, 학위 수준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간 차별화된 교육 목표와 학습 내용 구성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25,26]. 
치위생학 학사과정에서는 실무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능력, 정책 자료 해석, 콘텐츠 실습, 다학제 협업 역량 등을 포함하고 현장실습을 강화해
야 한다. 반면 석·박사 과정에서는 정책 설계, 교육과정 개발, 고급 통계 분석, 리더십 및 조직관리 등 고도화된 전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이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단계별 전문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치위생학 교육과정은 학위 수준(학사·석사·박사)별로 요구
되는 학습 내용과 교육 목표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각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 및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치위생학의 학습목표는 수행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의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는 수준의 개념 이해에서 벗어나, ‘구강
보건사업 기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정책자료를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등 실제 직무와 연계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목표로 구성되어야 한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 사례기반학습(Case-Based Learning, CBL), 팀기반학습(Team-
Based Learning, TBL), 정책 시뮬레이션 등의 참여형 교수법 도입이 필요하다[27,28].

또한, 보건·복지·행정 간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다학제 간 연계 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을 확대하고, 보건통계, 정
책자료 해석, 복지 연계 서비스 기획 등을 포함한 통합형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 정규 수업 외에도 공공기관 견학, 사회적기업 실습, 정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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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콘텐츠 제작 워크숍, 직무 멘토링 등 비교과 프로그램은 현장 감각을 높이고 진로 탐색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29,30]. 
이와 같은 사회치위생학 교육과정의 개편은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비임상 직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교육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치과위생사의 직업 정체성 다변화와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기여 확대를 이끌
어내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비임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치과위생사 1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들의 직무 내용과 요구 역량을 분석하고, 사
회치위생학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서 연구 참여자의 수와 직
무 영역에 한계가 있었다. A-D 그룹으로 직무 특성을 다양화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비임상 직무를 포괄하기에는 제한적이며, 지역적·조직적 특
성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질적 연구로서 연구자의 해석이 일부 개
입될 수밖에 없다.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 코딩과 교차 분석을 통해 신뢰도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질적 분석의 해석적 특성을 완전히 배제하
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사회치위생학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방향성과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으나, 학계 및 실무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합의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정교화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육과정 개선 내용을 기반으
로 핵심역량과 학위 수준별 (학사·석사·박사)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 학생, 교수자, 임상가, 비임상 실무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비
교하는 다중 관점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정성적 분석을 보완하기 위한 정량적 연구(델파이조사, 대규모 설문조사 등)를 병행함으로써 결과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사회치위생학의 이론 정립과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치과위생사의 직무를 임상 중심으로 제한하던 기존의 인식을 확장하여, 다양한 비임
상 분야에서 수행되는 실제 직무와 요구 역량을 체계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독창성과 실용적 가치를 지닌다. 둘째, 현행 치위생학 
교육과정이 현장의 직무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고, 실제 직무 경험을 기반으로 한 교육내용 개선 방향을 제시함
으로써, 직무 기반·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실천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사회치위생학 교과목의 교육적 정체성과 기능을 재조명하
고, 그 위상을 교육과정 내에서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교육학적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향후 치위생학 교육과정 개발, 직무
역량 체계화, 다학제 연계 교육 설계 등 후속 연구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치과위생사 교육이 기술 중심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전문직 정체성 강화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사회치위생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비임상 분야에서 활동하는 치과위생사의 실제 직무와 핵심역량을 분석함으로써, 치위생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치과위생사는 전통적인 임상가 외에 보건기획자, 정책참여자, 건강정보 콘텐츠 기획자, 복지서비스 실천가, 사회적 리더자 등으로 직무영

역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기획력, 정책자료 분석력,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능력, 조직 운영 능력 등 복합적이고 실천적인 역량이 공통
적으로 요구됨이 확인되었다.

2. 치과위생사의 직무 및 역할 변화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역할(Social role)과 사회적 책무(Social 
responsibility)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치과위생사는 기술 중심의 임상가의 역할에서 벗어나, 공공보건 향상과 사회
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치위생학 교육이 기술 중심의 교육을 넘어 직업
적 책무성과 사회적 기여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3. 사회치위생학 교육과정은 변화된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부합하는 직무기반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보건사업 기획 실습, 
정책자료 분석, 다학제 협업, 콘텐츠 기획 교육 등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실질적인 직무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직업 정체성을 다변화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와 국민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교육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비임상 분야에서 활동하는 치과위생사의 실제 직무와 핵심역량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치위생학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과 필요성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결과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영역 확장과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사회치위생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실천 기반을 정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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