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의료소비자들의 생활 수준과 교육 수준의 향상, 소셜미디어를 

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므로 이에 대한 기대 

수준과 의식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며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는 고객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의료소비자들의 욕구

는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1]. 또한 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

로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질을 요구하고 있다[2].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COVID-19)로 인하여 감염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하는 치과 진료실 환경과 치료 시에 사용되는 고속 회전 

기구와 초음파 치석제거기는 다량의 에어로졸을 발생시켜 코로

나바이러스감염-19(COVID-19)와 같은 공기매개 질병 전파에 

높은 연관성이 있다[3]. 이는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진료 종사자

와 환자에게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4].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COVID-19) 환경에 대응하고 있는 치

과위생사는 지속되는 확산과 감염에 대한 업무강도와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직무스트레스를 야기시

킬 수 있다[5].

직무스트레스란 직장에서 직무환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스

트레스로 조직구성원에게 요구하는 업무능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초과할 때 나타난다[6]. 스트레스 발생 요인은 신체

적, 심리적, 사회적 요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현대인에게 직장은 경제적 생계 수단을 

넘어 자기 자신의 정체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최근 많은 사람이 직무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직무스트레스가 

전무한 직업은 찾기 힘들다[7]. 

특히 치과위생사는 영⋅유아기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구강질환 예방 및 교육, 스케일링과 불소도

포 등의 예방 처치가 있으며 이외에도 환자 상담 및 관리, 경영 

관련 업무 등 포괄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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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다[8].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심장질

환, 위궤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안, 의욕 상실, 분노 등은 

정신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9].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은 직무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회피 현상이 나타나며, 정신 

건강 또한 우울해지고 삶의 질까지 저하시켜 개인의 안녕까지 

위협받게 된다[10]. 삶의 질이란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 이상의 

좋은 생활을 갖는다는 삶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는 용어로[11] 

최근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직무 환경적인 요인 

및 개인적 요인도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12]. 삶의 질은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13].

지금까지의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김

[14]의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조직 커뮤니케

이션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고, 김[15]은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만족도 간의 요인에 관해 

연구를 보고한 바 있다. 또한 형과 장[16]은 감정노동과 직무스트

레스에 관해 일반치과와 소아치과로 구분하여 감정노동 및 직무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윤과 오[17]는 치과위생사의 스

트레스 탄력성, 분노 표출, 직무만족이 삶의 질에 융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직무스트레스의 다양한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

우며, 직무스트레스는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업무 만족도를 저하시키므로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신체적, 심리⋅

사회적 건강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2021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치과위생사 

15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고, 2021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치과병

원,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단순무작위 표

본추출방법으로 선발하여 설문에 동의 후, 응답한 169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 방법은 설문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 참여 동의서를 받은 뒤 개별 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법으로 수집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방법

삶의 질 척도 평가지 WHOQOL-BREF 문항을 총 21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전반적인 삶의 질(overall QOL) 1문항, 신체적 

영역(physical health) 6문항, 심리적 영역(psychological) 5문항, 

사회적 영역(socialrelationships) 2문항, 그리고 생활환경 영역

(environment) 7문항의 전반적인 삶의 질 외 4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abach’s α값은 0.841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측정을 위하여 직무스트레스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있

고 이 문항을 지수로 측정하여 업무량 스트레스 3문항, 자기 

계발 스트레스 1문항, 대인관계 스트레스 5문항, 직무만족도 스트

레스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Cronabach’s α값은 0.692로 나타

났다. 각 영역의 점수를 모든 문항을 합산한 점수로 업무량 스트

레스 지수는 최소 3점에서 최대 15점까지 자기 계발 스트레스 

지수는 최소 1점에서 5점까지, 대인관계 스트레스 지수는 최소 

5점에서 최대 25점까지, 직무만족도 스트레스 지수는 3점에서 

최대 15점까지 측정된다.

3. 자료분석

수합된 자료들의 분석은 SPSS version 21.0 (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으

로 실시하였다. 스트레스가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생활환경영역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정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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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은 ‘1년 미만’ 33명(19.5%), ‘1년 이상 4년’ 73명(43.2%), 

‘5년~9년’ 38명(22.5%) ‘10년 이상’ 25명(14.8%)이었다. 직위는 

‘일반 치과위생사’ 120명(71.0%), ‘책임 치과위생사 이상’ 49명

(29.0%)이었다. 근무시간은 ‘7.5시간 이내’ 15명(8.9%), ‘7.6~8.5

시간 이내’ 81명(47.9%), ‘8.6~9.5시간’ 52명(30.8%), ‘9.6시간 

이상 21명(12.4%)이었다. 근무 형태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50명(29.6%), ‘치과병원’ 18명(10.7%), ‘치과의원’ 101명(59.8%)

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 102명(60.4%), ‘기혼’ 67명(39.6%)이

었다. 최종 학력은 ‘전문대 졸업’ 97명(57.4%)으로 가장 높았으

며, ‘4년제 졸업’ 37명(21.8%), ‘석사’ 23명(13.5%), ‘박사’ 12명

(7.1%) 순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2>. 먼저, 직무스트레스에서는 최종 

학력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 ‘4년제 

졸업’이 스트레스가 높았고 다음으로 ‘석사’ 순이었다. 삶의 질은 

최종 학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직무스트레스에서 

직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삶의 질에서는 

직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즉 ‘책임 

치과위생사’가 ‘일반 치과위생사’보다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는 결혼 유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지만, 삶의 질에 대해서는 결혼 유무별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 즉 ‘기혼’이 ‘미혼’보다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에서 근무시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p<0.001).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서는 근무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다.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모두 근무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근무자

가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질에서는 ‘치과병원’

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과의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가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기 계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건강은 향상된다.(=-.178, p<0.05) 직무만족도 스트레스가 낮

을수록 사회적 건강은 향상된다.(=-.345, p<0.001) 모델의 설명

력은 22.4%였고, 수정된 설명력은 20.6%로 나타났다.

4. 스트레스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신체적 

건강은 향상된다.(=-.263, p<0.01) 모델의 설명력은 27.9%였

고, 수정된 설명력은 26.2%로 나타났다.

5.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심리적 

건강은 향상된다.(=-.175, p<0.05) 직무만족 스트레스가 낮을

수록 심리적 건강은 향상된다.(=-.212, p<0.05) 모델의 설명력

은 22.3%였고, 수정된 설명력은 20.4%로 나타났다.

6. 스트레스가 생활환경영역 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생활환경영역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환경영역 건강은 향상된다.(=-.201, p<0.01) 자기 계발 

Variables N %

Period of 

Service

Less than 1 year  33 19.5

1 to 4 years  73 43.2

5 to 9 years  38 22.5

More than 10 years  25 14.8

Position in 

the workplace 

Dental hygienist 120 71.0

Senior dental hygienist  49 29.0

Working 

hours 

Within 7.5 hours  15  8.9

7.6 to 8.5 hours  81 47.9

8.6 to 9.5 hours  52 30.8

9.6 hours or more  21 12.4

Working 

hospital 

University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50 29.6

Dental hospital  18 10.7

Dental clinic 101 59.8

Marital status Single 102 60.4

Married  67 39.6

Education 

Background

College graduate  97 57.4

University graduate  37 21.9

Master  23 13.6

Doctor  12  7.1

Total 169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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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환경영역 건강은 향상된다.(=-.239, 

p<0.05) 직무만족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환경영역 건강은 

향상된다.(=-.222, p<0.01) 모델의 설명력은 37.7%였고, 수정

된 설명력은 36.2%로 나타났다.

B Std. Error Beta t p

(Constant) 9.811 .500 19.610 .000

Workload stress -.061 .044 -.116 -1.387 .167

Self-development stress -.272 .134 -.178 -2.025 .045

Relationship stress .044 .031 .118 1.415 .159

Job satisfaction stress -.199 .050 -.345 -4.014 .000

R2 =.224, R
2 =.206, F=11.864(p<.001)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ocial health

Workload stress Life quality

Education background College graduate 37.65±7.693 65.92± 9.492

University graduate 41.38±9.203 63.27±15.382

Master 39.87±6.546 65.87±12.352

Doctor 35.58±8.306 70.92±17.026

F=2.723, p=0.046 F= 1.270, p=0.287

English credits Dental hygienist 38.71±8.293 64.03±11.802

Senior dental hygienist 38.74±7.426 69.81±11.637

T= -.028, p=0.978 T= -2.856, p=0.005

Marital status Single 39.20±8.960 64.25±11.968

Married 37.51±6.482 68.01±11.742

T=1.330, p=0.185 T=-2.018, p=0.045

Working hours Within 7.5 hours 35.19±5.853 60.13±17.439

7.6 to 8.5 hours 35.90±6.613 65.63±13.208

8.6 to 9.5 hours 40.15±8.816 66.71± 9.174

9.6 hours or more 43.53±6.978 67.76± 7.162

F=6.614, p=0.000 F= 1.420, p=0.239

Working hospital University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41.48±10.033 61.22±17.090

Dental hospital 36.89± 4.886 70.89±11.349

Dental clinic 37.36± 7.096 67.06± 7.724

F=4.982, p=0.008 F= 6.187. p=0.003

Values were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s were determined by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procedure 

<Table 2> Workload stress and life qualit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B Std. Error Beta t p

(Constant) 26.502 1.186 22.343 .000

Workload stress -.341 .104 -.263 -3.267 .001

Self-development stress -.587 .318 -.156 -1.842 .067

Relationship stress -.091 .073 -.100 -1.245 .215

Job satisfaction stress -.220 .118 -.155 -1.868 .063

R2 =.279, R
2 =.262, F=15.897(p<.001)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physical health

B Std. Error Beta t p

(Constant) 22.000 1.008 21.830 .000

Workload stress  -.185  .089 -.175 -2.087 .038

Self-development stress  -.250  .270 -.081 -.925 .356

Relationship stress  -.103  .062 -.138 -1.660 .099

Job satisfaction stress  -.246  .100 -.212 -2.464 .015

R2 =.223, R
2 =.204, F= 11.764(p<.001)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B Std. Error Beta t p

(Constant) 33.920 1.411 24.047 .000

Workload stress -.333 .124 -.201 -2.686 .008

Self-development stress -1.150 .379 -.239 -3.038 .003

Relationship stress -.143 .087 -.123 -1.643 .102

Job satisfaction stress -.405 .140 -.222 -2.891 .004

R2 =.377, R
2 =.362, F= 24.783(p<.001)

<Table 6>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health in the living

environmen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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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로 분석한 결과

는 <Table 7>과 같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삶의 질은 

향상된다.(=-.230, p<0.01) 자기 계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삶

의 질은 향상된다.(=-.200, p<0.05) 직무만족 스트레스가 낮을

수록 삶의 질은 향상된다.(=-.234, p<0.01) 모델의 설명력은 

18.1%였고, 수정된 설명력은 16.1%로 나타났다.

Ⅳ. 고찰 

최근 치과의료 환경은 대형화와 병원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하여, 

소비자인 환자의 의료 만족 욕구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맞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

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강도 높은 직무스트레스가 요구되고 있다

[18,19]. 직무스트레스는 업무의 질, 의료서비스 질 등을 감소시

키는 것은 물론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 상태 및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1]. 

또한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두통, 소화불량, 피로 등 

다양한 신체화를 유발하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사회적 건강 관계, 심리적 건강 관계, 생활환경영역 건강 

관계 및 삶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고 각각의 변인들과 사회적, 

심리적, 생활환경,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치과위생사

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

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가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무만

족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회적 건강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료

기관도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의원급보다 병원급에서의 

업무 분담이 조직적이고 다양하며 복잡한 진료로 인해 직무스트

레스가 높고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김과 권[2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응답자 과반수가 의원급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스트레스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업무상 스트레스

가 낮을수록 신체적 건강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권 등[21]의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상자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이 높은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구강이라는 한정된 부위에

서 진료하므로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긴장과 주의력

을 요구하며 여기서 가중되는 스트레스와 장시간 일정한 자세와 

반복된 동작으로 인해 신체적 건강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심리적 건강이 높게 나타나 이는 직무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비율이 높아지는 윤과 

오[17]와 이와 김[2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다. 이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업무량과 책임에 맞는 권리를 부여하고, 직무요구도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직무수행에 있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와 인정을 

제공해주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이외에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요인이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요인들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스트레스와 생활환경영역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제외한 업무상 스트레스, 자기 계발 스트레

스, 직무만족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환경영역 건강이 높게 

나타났으며, 박과 윤[23]의 연구 결과에서도 치과위생사의 건강

증진행위가 높을수록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치과의료 서비스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치과위생사의 건강증진이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하므로 영양 관리, 대인관계, 운동 

및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 또는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취미 등 다양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삶의 질은 향상되는 한 등[7]의 연구에서는 

직위 체계에 따라 팀원이 팀장보다 직무 불안정, 직무 자율, 

직장문화 영역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높아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감소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치과 병⋅의원의 특성

에 따라 직위 체계가 다르며, 각 직위에 따른 업무 체계가 규정되

어 있지 않으므로 연차별 역할에 따른 체계적인 업무 분담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B Std. Error Beta t p

(Constant) 97.269 3.676 26.458 .000

Workload stress -.980 .324 -.230 -3.030 .003

Self-development stress -2.468 .987 -.200 -2.502 .013

Relationship stress -.305 .226 -.102 -1.348 .180

Job satisfaction stress -1.092 .365 -.234 -2.994 .003

R2 =.181, R
2 =.161, F= 9.060(p<.001)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lif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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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계발 스트레스 또한 낮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이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진료업무를 수행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으며 자신의 업무를 중요하게 인식할 경우, 직무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윤 등[2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자신의 업무 수행에 있어 끊임없는 도전과 역량개

발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치과위생사로 자아개념 생성되며,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시술에 대한 자신감 증가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만족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는 연구 결과

는 윤과 박[12]은 업무 과중과 부적절한 대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하

다. 이는 아직까지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이나 보수에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직무만족은 이직 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직을 낮추기 위해 직무만족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직무만족도

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치과위생사 일부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신체적, 심리

적, 사회적 건강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신체적, 심리적, 사

회적 건강 및 삶의 질과의 관계의 요인을 파악하여 연구를 시도한 

것에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근무 형태, 

근무경력 등 세분화하여 각 요인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직무스

트레스를 감소시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치과병원,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단순무

작위 표본추출방법으로 선발하여 169명에게 스트레스 및 삶의 

질에 대한 관련성을 측정하여 직무만족 스트레스를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가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 계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업무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신체적 건강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업무상 스트

레스가 낮을수록, 직무만족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심리적 건강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트레스가 생활환경영역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기 계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무만족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환경영역 건강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기 계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무만족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삶의 질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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