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신종 감염병 COVID-19는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후 COVID-19 감염병 예방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변이와 확산세가 전 세계

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COVID-19에 대한 팬데믹 선언을 했다. 팬데믹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로 WHO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로 위험한 등급에 해당한다[1]. 

우리나라도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COVID-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의 대유행과 변종 바이러스 확산 

대응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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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COVID-19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 본부에 

따르면 5월 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2,6741명, 위중증 

환자는 423명, 사망자는 4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206명(치명

률 0.13%)으로 COVID-19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2].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신종감염병의 정의는 

1992년 미국 의학한림원(Institute of Medicine, IOM) 보고서에

서 처음 정의되었다[3]. 이러한 신종감염병은 COVID-19만이 

아니라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A(novel swine-origin 

influenza A(H1N1),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다양한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4]. 신종 감염병은 다양

한 사회적, 자연적 환경의 변화, 세계화로 인해 발생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5]. 2015년 메르스 유행을 기점으로 감염관리 

대책과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감염관리 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을 설치⋅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의료법을 개정하

여 의료법 제43조[6]에 의해 감염병 예방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COVID-19 감염병 대응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여 의료체계를 확충하고 신속하게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COVID-19 전파력과 장

기화에 대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기간 지속되는 

감염병 확산은 인적, 물적 의료자원의 부족으로 의료재난 상황에 

이르게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료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감염병의 대비와 대응을 위한 의료체계 확충과 보건의료인력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감염병 대응과 예방 업무에 최전

선 기관인 보건소는 COVID-19를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기능의 

재조정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감염병 위기 대응 시 직무 

전환 후 현장에 탄력적인 인력 투입 운영이 필요하다[7]. COVID-19 

범유행으로 우리나라의 방역 대응에서 보건소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와 동시에 성과와 한계 등을 점검하여 새롭게 

보건 의료 환경에 맞추어 달라져야 한다. COVID-19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감염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의료

기관과 의료인, 의료기사 등 다양한 조직 간의 감염병 관리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며, 인력 및 예산의 정책 투자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

력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보건소) 치과위생사

들은 최일선 현장에 투입되어 COVID-19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 실제적이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 유행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때 지역사회(보건소) 

치과위생사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과 역할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 

치과위생사가 단순히 행정 보조적인 업무를 지원하거나 상황에 

따라 매번 업무가 바뀌는 위치보다는 감염병 관련 전문가로서 

감염병 교육 및 데이터 분석, 전문행정, 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규정 개편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COVID-19의 상황을 

통해 향후 이와 유사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소 내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 치과위생

사의 역할 정립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보건소) 치과위생사는 전문 인력으로써 새로

운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에 대한 역할 확대와 전문가로서의 감염병 관리체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치위생 분야에서 COVID-19관련 선행 연구[8-10]는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치위생사의 미래 역할에 

관련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

로 감염병 관리 인식을 조사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대응 시 치과

위생사의 효율적인 대응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전국 지역사회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

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산출 근거는 Cohen의 

Power analysis를 근거로 G*power 3.1.3(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을 이용하며, 유의수준 5%(양측), 검정력 80%, 

효과 크기 0.5의 조건하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155명으로 

산출되었다. 설문은 네이버 폼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실시되었으

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로 최종 246부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지역사회(보건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5명에게 의견수렴을 통한 회의가 3차례 진행되었고, 연구

의 목적에 맞게 피드백 과정이 이루어졌고, 세부 논의 후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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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완성하였다. 구성된 설문 문항은 예비조사 후 수정 보완하

여 재구성하여 일반적 특성 7문항(성별, 연령, 최종학력, 근무형

태, 직급, 근무경력, 근무지역), 지역사회(보건소) 치과위생사의 

담당업무 및 COVID-19 상황에서의 업무 역할 2문항(현재 담당

업무, COVID-19 상황에서 해당 업무),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역

사회(보건소) 치과위생사의 대응 역할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새로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정도

의 신뢰도 계수는 0.922로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version 27.0(IBM Crop, 

Armonk, USA)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05에서 검정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감염병 대응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역할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 F 검정,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99.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50세 이상’ 63.4%로 

높았고, 평균 연령은 49.43세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46.7%, 근무 형태는 ‘정규직’ 82.5%, 직급은 ‘4,5,6급’ 

61.8%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30년 이상’ 50.0%로 

높았고, 평균 근무경력은 21.43년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은 

‘전북’ 21.5%, ‘경기’ 13.4%, 서울이 13.0%로 많았으며 인천과 

세종시가 0.4%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치과위생사의 담당업무 및 COVID-19 상황에서의 

업무 역할

치과위생사의 담당업무 및 COVID-19 상황에서의 업무 역할

은 <Table 2>와 같다. 담당업무는 ‘구강’ 45.1%로 높게 나타났고, 

‘기타’ 37.0%, ‘감염병 관리’(COVID-19) 28.0%, ‘치매’ 0.6%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담당업무는 4,5,6급에서 ‘기타’ 48.7%, 

‘구강’ 30.9% 순으로 나타났고, 7,8급에서는 ‘구강’ 48.7%로 

높게 나타났고, ‘감염병 관리(COVID-19)’ 와 ‘기타’에서 각각 

28.2% 순으로 나타났다. 9급, 계약직에서는 ‘구강’ 81.8%로 

높게 나타났고, ‘감염병 관리(COVID-19)’에서 38.2%이었다.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Gender Male   1  0.4

Female 245 99.6

Age 30 years old or younger  12  4.9

31~39 years old  43 17.5

40~49 years old  35 14.2

50 years or older 156 63.4

M±SD 49.43±10.47

Level of education College graduate 108 43.9

4th year graduate 115 46.7

Graduate school or higher  23  9.3

Work type Full-time 203 82.5

Term of office system  27 11.0

Indefinite contract worker  16  6.5

Position 4, 5, 6 152 61.8

7, 8  39 15.9

9, contract worker  55 22.4

Working 

experience

≦10  62 25.2

<11 and >20  31 12.6

<20 and >30  30 12.2

≧30 123 50.0

M±SD 21.43±11.37

Work area Seoul  32 13.0

Busan  12  4.9

Incheon   1  0.4

Daegu   6  2.4

Gwangju   8  3.3

Daejeon   4  1.6

Ulsan   7  2.8

Gyeonggi-do  33 13.4

Gangwon-do   4  1.6

Chungcheongbuk-do   5  2.0

Chungcheongnam-do   3  1.2

Jeollabuk-do  53 21.5

Jeollanam-do   9  3.7

Gyeongsangbuk-do  31 12.6

Gyeongsangbuk-do  28 11.4

Jeju-do   9  3.7

Sejong-si   1  0.4

Total 246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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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상황에서의 담당업무는 ‘역학 조사’ 62.2%로 높

게 나타났고, ‘선별 진료소 및 임시 선별 진료소 행정’ 43.9%, 

‘전화상담’ 35.8%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담당업무는 4,5,6급

에서 ‘역학 조사’ 62.5%로 높게 나타났고, ‘선별 진료소 및 임시 

선별 진료소 행정’ 44.7%, ‘전화상담’ 31.6% 순으로 나타났다. 

7,8급에서는 ‘역학 조사’ 59.0%로 높게 나타났고, ‘전화상담’ 

31.6%‘, 선별 진료소 및 임시 선별 진료소 행정’ 41.0% 순으로 

나타났다. 9급, 계약직에서는 ‘역학 조사’ 63.6%로 높게 나타났

고, ‘선별 진료소 및 임시 선별 진료소 행정’ 43.6%, ‘전화상담’ 

40.0% 순이었다. 

3. 새로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새로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Table 3>과 같다. 

직급과 경력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감염병 대응 역할의 중요성

과 필요성 인식과 치과위생사의 감염병 관리 업무 확대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의 평균은 감염병 대응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점수가 3.96점, 감염병 관리 업무 확대 필요성 3.92점, 

감염병 대응 역할의 중요성 3.91점으로 나타났다. 

직급에 있어 4,5,6급이 감염병 대응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점수가 4.07점(p<0.05), 감염병 관리 업무 확대 필요성이 

Classification
Position

Categories

4,5,6

(n=152)

7,8

(n=39)

9,contract worker

(n=55)

Total

(n=246)

Dental hygienist's 

duties

Oral 47(30.9) 19(48.7) 45(81.8) 111(45.1)

No smoking 17(11.2)  2( 5.1)  1( 1.8)  20( 8.1)

Moderation in drink 15( 9.9)  1( 2.6)  0( 0.0)  16( 6.5)

COVID-19 37(24.3) 11(28.2) 21(38.2)  69(28.0)

Rehabilitation 13( 8.6)  0( 0.0)  0( 0.0)  13( 5.3)

Dementia 22(14.5)  2( 5.1)  2( 3.6)  26(10.6)

Health promotion 17(11.2)  0( 0.0)  0( 0.0)  17( 6.9)

Nutrition 19(12.5)  0( 0.0)  0( 0.0)  19( 7.7)

Obesity 18(11.8)  0( 0.0)  0( 0.0)  18( 7.3)

Cardio-cerebrovascular 19(12.5)  0( 0.0)  0( 0.0)  19( 7.7)

Korean Medicine  6( 3.9)  0( 0.0)  1( 1.8)   7( 2.8)

Atopy⋅asthma 12( 7.9)  1( 2.6)  0( 0.0)  13( 5.3)

Maternal and child health  8( 5.3)  3( 7.7)  1( 1.8)  12( 4.9)

Home visiting health service 22(14.5)  1( 2.6)  0( 0.0)  23( 9.3)

Etc. 74(48.7) 11(28.2)  6(10.9)  91(37.0)

Role in the COVID-19 

situation

Patient care and home care screening clinic 30(19.7)  5(12.8) 11(20.0)  46(18.7)

Epidemiological survey 95(62.5) 23(59.0) 35(63.6) 153(62.2)

Telephone counseling 48(31.6) 18(46.2) 22(40.0)  88(35.8)

Administration screening clinic and 

temporary screening clinics

68(44.7) 16(41.0) 24(43.6) 108(43.9)

Self-quarantine work 17(11.2)  6(15.4) 11(20.0)  34(13.8)

Administration of sample transfer and 

evacution of confirmed persons

20(13.2)  4(10.3)  1( 1.8)  25(10.2)

COVID-19 vaccinaion 15( 9.9)  2( 5.1)  8(14.5)  25(10.2)

COVID-19 PCR  8( 5.3)  0( 0.0)  2( 3.6)  10( 4.1)

Etc. 46(30.3)  9(23.1)  6(10.9)  61(24.8)

Total 152 39 55 246

Multiple responses

<Table 2> Dental hygienist's duties and their role in the COVID-19 situatio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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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점(p<0.01), 감염병 대응 역할의 중요성이 4.00점(p<0.01)으

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력에 있어 ‘30년 이상’ 감염병 

대응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점수가 4.015점(p<0.01), 감염

병 관리 업무 확대 필요성이 4.11점(p<0.01), 감염병 대응 역할의 

중요성이 4.09점(p<0.01)으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새로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역할

새로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Table 4>와 

같다. 새로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있어 

확대되어야 할 역할은 ‘감염병 예방 관리’ 63.0%, ‘감염병 행정 

업무’ 47.2%, ‘역학조사’ 35.8%, ‘감염병(COVID-19)검사’ 26.0% 

순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감염병 대응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 

Classification Categories Importance of response roles Need for a response role
Need to expand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work

Total 3.91±.83 3.96±.83 3.92± .91

Position 4, 5, 6 4.00±.83 4.07±.80 4.03± .85

7, 8 3.56±.79 3.56±.85 3.49±1.07

9,contract worker 3.91±.80 3.96±.82 3.95± .87

F(p) 4.42* 5.90** 5.72**

Working experience ≦10 3.65±.77 3.71±.80 3.61± .98

<11 and >20 3.90±.87 3.87±.96 4.00± .93

<20 and >30 3.73±.83 3.83±.79 3.73± .91

≧30 4.09±.81 4.15±.79 4.11± .82

F(p) 4.70** 4.48** 4.81**

**p<0.01, *p<0.05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 way ANOVA(scheffe post-hoc)

<Table 3> Awareness of the role of dental hygienists in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N=246

Classification Categories
Total

(n=246)

Expanding the role of dental hygienists to 

respond to new infectious diseases

Epidemiological survey  88( 35.8)

Infectious disease administrative work 116( 47.2)

Infectious disease(COVID-19) test  64( 26.0)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155( 63.0)

Quarantine work  51( 20.7)

Etc.   9(  3.7)

Restrictions on the role of dental hygienists 

in responding to new infectious diseases

limited work by license 196( 79.7)

Incidental administrative work  43( 17.5)

Policy and institutiona  77( 31.3)

Personal competency  34( 13.8)

Etc.   7(  2.8)

The efforts of role expansion for new 

infectious diseases actions were investigated 

dental hygienists

Expansion of work for dental hygienists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136( 55.3)

Preparing an infectious disease specialist course  96( 39.0)

Completed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infection control course 115( 46.7)

Medical personification of dental hygienists 148( 60.2)

Infection control continuing education  56( 22.8)

Etc.   6(  2.4)

<Table 4> The role of dental hygienists to respond to new infectious disease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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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부분은 ‘면허별 업무 한정 부분’ 79.7%, ‘정책적 제도적 부분’ 

31.3%, ‘부수적 행정 부분’ 17.5% 순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감염

병 대응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역할 확장 노력은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60.2%, ‘치과위생사의 감염병 대응 업무 확대’ 55.3%, 

‘치위생(학)과 감염관리 교육과정 이수’ 46.7% 순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시대를 위한 치과위생사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은 ‘감염병 관리 교육’ 52.8%, ‘최신예방 치과 

교육’ 47.6%, ‘방문구강케어 전문가 교육’ 46.3%, ‘노인치매 

및 재활 교육’ 37.0% 순으로 나타났다.

Ⅳ. 고찰

본 연구는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 인식을 조사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 시 치과위

생사의 효율적인 대응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보건소) 치과위생사

의 담당업무는 구강관련 업무가 45.1%, 감염병(COVID-19) 관

리 업무가 28%로 나타났다. COVID-19 상황에서의 담당업무를 

살펴보았을 때 역학조사가 62.2%, 선별 진료소 및 임시 선별 

진료소 행정업무가 43.9%로 나타났다. 역학조사관의 자격 조건

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의 2[11]에 따라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정하

고 있어 감염병 발생 시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규정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의사나 간호사가 대부분 역학조사

관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감염병(COVID-19) 유행 시기에 검체 

채취 및 환자 간호업무 등에 업무가 집중되면서 타 직종의 보건의

료인력이 역학조사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보건소는 보건행정의 

최말단 기관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관하는 곳이다[12]. 치과위생사가 주된 업무가 구강관련 업무

이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의 감염병 위기가 되었을 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염병 관리 역량을 키워 

치과위생사의 업무 확대와 더 나아가 감염병 예방과 대응 의료체

계에 전문 인력으로써 유용한 역할을 하는 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감염병 대응 역할의 중요성이 3.91점, 

필요성이 3.96점, 감염병 관리 업무 확대 필요성이 3.92점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4,5,6급 집단에서 감염병 대응 

역할의 중요성, 필요성, 감염병 관리 업무 확대 필요성이 4점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 중 4,5,6급의 직급을 가진 대상자가 61.8%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현장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전체 인식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직급이 높을수록 

보건소의 행정 및 전반적인 관리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미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사회(보건소) 치과위생사가 새로운 감염병 대응을 위해 

확대되어야 할 역할은 감염병 예방관리가 63%, 감염병 행정업무 

47.2%, 역학조사가 35.8%, 감염병(COVID-19) 검사가 26% 순

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가 감염병 대응 역할수행에 제약이 

되는 부분은 면허별 업무 한정 부분이 79.7%, 정책적 및 제도적 

Classification Categories
Total

(n=246)

Education necessary to fulfill the role of 

dental hygienist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ging population

Visiting oral health specialist programs 114( 46.3)

Preventive dentistry 117( 47.6)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130( 52.8)

No smoking  33( 13.4)

Geriatric(dementia, rehabilitation)  91( 37.0)

On-line(digital)  77( 31.3)

Big data  55( 22.4)

AI / IoT  51( 20.7)

Etc.   7(  2.8)

Total 246(100.0)

Multiple responses

<Table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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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31.3%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감염병(COVID-19) 대응 

과정에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이 집중되어 있으나 인력을 확보하

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60조의 3[13] 한시적 

종사 명령 따른 유용한 인력 활용이 공공의료 보장이 낮은 우리나

라의 재난 상황에서 유용한 인력 활용 전략이다[14]. 그러나 

대부분 확보인력이 의료인인 의사와 간호사에 편중되어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지원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현장에서

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나, 지원인력인 보건의료인력들의 지원 

업무는 감염병 대응 행정 업무지원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 유행이란 다른 준전시 상황에 준하여 유휴시설과 인력에 

대하여 서로 인정하고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며[15],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팬데믹 상황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역할 확장 노력

으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가 60.2%, 감염병 대응 업무 확대가 

55.3%, 치위생(학)과 감염관리 교육이 46.7%, 감염병 전문가 

과정 마련이 39%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

사, 그리고 조산사와 간호사를 의료법으로, 이를 제외한 의료 

인력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의료기사법을 광범위

하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14]. 의과 분야에

서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의료법으로 업무 역할체계

가 정립되어 있는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치과분야에서 

의료법과 의료 기사법으로 각각 분리 규정되어 있어 법적 인력과 

업무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16]. 법⋅제도적 면허별 업무 범위

가 한정되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제한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으므

로 감염병 대응에서 치과위생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는 치과위생사의 업무규정 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염병 대응 역할을 치위생 교육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현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OVID-19로 인해 우리나라는 교육에

서부터 의료, 사회적 전반적인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볼 

때 현재 교육부 정책으로 대학의 학점 축소로 이수 교과목 수가 

줄어들면서 감염병 관리에 대한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이 부족

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치과위생사의 미래사회에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의 변화, 특화된 감염병 관리 전문치과위생사 양성 등 치위생계 

모두의 부단한 노력과 치과위생사 스스로 다양한 역량을 축적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치과위생사가 감염병 대응에 핵심의료인

력으로 역할을 하기에 제도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현실적으

로 당면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보건소) 치과

위생사가 감염병으로 의료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질 때 한시적 

종사 명령 대상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대응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적 위기 수준의 감염병이 

발생 시 보건의료인력이 각 직종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서로 협업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OVID-19와 

같은 긴급상황 감염병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특수검사 단기수련

기관 등을 통한 전문교육의 시행과 안정적인 인력공급 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7].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COVID-19라는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역할 수행 방안을 도출하고, 감염병이라는 큰 변화를 

통하여 위기를 기회 삼아 의료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역할 준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18].

그러므로 감염병 유행과 같은 재난 시기에 탄력적인 인력확보

와 역할수행을 위해 업무에 대한 지침을 체계화하고 필수 인프라

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염병 정보 시스템, 치료 전달 

체계, 전문 인력 배치 및 교육체계 등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지역사회(보건소) 치과위생사만 

대상으로 한 단면 연구로 전체를 대변하는 일반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치과위생사의 미래지향적 업무범위에 대한 선행 

연구[16]는 있었지만, 감염병 대응 관련 치과위생사의 선행 연구

가 없어 연구를 수행함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실증적 탐색 연구 

방법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치과위생사의 새로운 

역할 환경을 맞이하면서 미래사회에 치과위생사의 감염병 대응 

업무 확장과 역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초석이 되는 중요한기초자

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 인식을 조사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대응 시 치과위생

사의 효율적인 대응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1. 지역사회(보건소) 치과위생사의 담당업무는 구강관련 업무

가 45.1%, 감염병(COVID-19) 관리 업무가 28%로 나타났

으며, COVID-19 상황에서의 담당업무는 역학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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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선별 진료소 및 임시 선별 진료소 행정업무가 43.9%

로 순으로 나타났다. 

2. 새로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감염병 대응 역할의 중요성이 

3.91점, 필요성이 3.96점, 감염병 관리 업무 확대 필요성이 

3.92점으로 나타났으며, 4,5,6급 집단에서 감염병 대응 역

할의 중요성, 필요성, 감염병 관리 업무 확대 필요성이 

4점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새로운 감염병 대응을 위해 확대되어야 할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감염병 예방관리가 63%, 감염병 행정업무 47.2%, 

역학조사가 35.8%, 감염병(COVID-19) 검사가 26% 순으

로 나타났으며, 역할수행에 제약이 되는 부분은 면허별 

업무 한정 부분이 79.7%, 정책적 및 제도적 부분이 31.3% 

순으로 나타났다.

4.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역할 확장 노력은 치과위

생사의 의료인화가 60.2%, 감염병 대응 업무 확대가 55.3%, 

치위생(학)과 감염관리 교육이 46.7%, 감염병 전문가 과정 

마련이 39%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가적 재난 상황의 감염병 위기가 

되었을 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치과위생

사의 업무 범위 확대와 감염병 예방과 대응 의료체계에 전문 

인력으로써 유용한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미래사회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감염병 전문 교육과정 등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스스로 새로운 영역의 역할수행 자격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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