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2020

년 노인 인구가 15.6%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 20.6%

로 초고령화가 시작되어 2050년 40.1%, 2070년 46.4%로 급속한 

초고령화를 예측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 

노인 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과 

경제활동 등이 저하되어 사회 문제들이 발생되며 의료기관 이용

과 의료비용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2021년 외래 다빈도 질병순

위와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전체 질환 중 치은염과 치주질환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2],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치과 진료 

경향에서 연령대별 진료비 변화에 70세 이상의 치과 진료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노인 환자의 치과의

료기관 방문이 증가하면서 치과의료분야 서비스의 질과 원활한 

소통이 요구되어 치과진료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구강건강관리

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22년 1분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4]에 의하면 치

과위생사는 치과병⋅의원에서 43,198(94.0%)명이 근무를 대부

분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5]. 치과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

위생사들은 양질의 치위생 과정 수행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 비용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측면의 

요인을 파악한 후 치위생 과정 수행을 충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치과위생사는 전문직업인으로 치위생 과정의 수행능력을 효

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 직종에 확실한 신념과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6].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업인으

로 자기 자신의 업무에 대한 지식과 가치, 기술에 대한 스스로의 

견해와 느낌을 말한다[7]. 전문직 자아개념이 확립되어 있을 

때 치과위생사는 전문직에 대한 확신과 업무에 대한 기대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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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8]. 또한 전문직 자아개

념의 확립이 긍정적으로 정립되면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9].

노인 대상자의 효율적인 임상 수행을 위해 양 등[10]의 연구에

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간호사는 노인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여야 하고 올바른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 또한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지니고 효율적인 임상 수행

을 위해서는 공감능력이 필요하며, 서로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진료 시 

매우 중요한 실무라고 하였다[11]. 따라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치과위생사는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노인에 대한 감정

과 심리상태, 내적인 경험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능력이 필요

하다. 공감력이 높을수록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

나 의료의 질과 서비스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

다[10]. 환자의 관계에서 공감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며 

치료적 관계에서 공감은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하는데 유용하다

고 하였다[12]. 그리고, 임상에서 치과위생사가 노인에 대한 고정

관념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구강건강관리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치과위생사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이 중요하다고 하였다[13].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화과정,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며 노인의 공감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영역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노인의 공감력에 대한 각각의 연구는 이루어져 있으나 전문직 

자아개념과 치위생 과정 실천, 노인에 대한 공감력의 융합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14][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이 노인에 대한 공감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치과위생사가 노인

에 대한 공감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치위생 교육 및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일부지역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치과병⋅

의원에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집추출을 활용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설문조사 전 연구

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의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Cohen의 Power analysis를 근거로 G*power 

3.1.3(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을 이용하며, 

유의수준 5%(양측)로 검정력 80%, 효과크기 0.5의 조건하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126명이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문지 

총 160부가 배부되었다. 최종 분석은 설문의 답변이 누락된 

설문지 23부를 제외한 137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의 상태, 최종학력, 

임상경력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Arthur[16]가 개발하고, 

노와 송[17]이 번역한 연구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김과 권[18]의 연구도구를 수정하여 총 13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노인 대상자

에 대한 공감력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김[19]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총 60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력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전문직 자아개념 0.895,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 0.993, 노인에 대한 공감력 0.979이었다. 

3. 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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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onk, USA)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05에서 검정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

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 노인에 대한 공감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전문직 자아개념,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 노인에 대한 공감력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노인

의 공감력을 중심으로 노인 치위생 과정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Baron&Kenny[20]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매

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매개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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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자아개념)가 매개변수(노인에 대한 공감력)를 통해 종속

변수(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

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치과위생사들

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노인에 대한 공감력을 중심으로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모델1]은 

독립변수(전문직 자아개념)가 매개변수(노인에 대한 공감력)에 

미치는 영향, [모델2]는 독립변수(전문직 자아개념)가 종속변수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에 미치는 영향, [모델3]은 독립변

수(전문직 자아개념)와 매개변수(노인에 대한 공감력)가 종속변

수(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에 미치는 영향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분산팽창요인계수는 다중 공선성 

진단 결과 10 미만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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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5%, ‘남자’ 1.5%로 나타났고, 연령은 ‘24~29세’ 78.8%, 

‘30~39세’ 16.8%, ‘40세 이상’ 4.4%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미혼’ 91.2%, ‘기혼’ 8.8%로 나타났고, 최종학력은 ‘3년제 대학

교 졸업’ 16.8%, ‘4년제 대학교 졸업’ 81.0%, ‘대학원 졸업 이상’ 

2.2%로 나타났다. 임상경력은 ‘1~5년’ 71.5%, ‘6~9년’ 22.6%, 

‘10년 이상’ 5.9%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 노인에 대한 공감력 정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 노인에 대한 공감력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은 ‘여자’ 2.80점, ‘남자’ 

3.37점으로 나타났고,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은 ‘여자’ 

3.30점, ‘남자’ 3.54점, 노인에 대한 공감력은 ‘여자’ 3.20점, 

‘남자’ 3.57점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은 

‘24~29세’ 2.64점, ‘30~39세’ 3.49점, ‘40세 이상’ 3.37점으로 

나타났고(p<0.001),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은 ‘24~29세’ 

3.11점, ‘30~39세’ 4.05점, ‘40세 이상’ 3.92점으로 나타났고

(p<0.01), 노인에 대한 공감력은 ‘24~29세’ 3.04점, ‘30~39세’ 

3.76점, ‘40세 이상’ 3.90점으로 나타났다(p<0.001). 결혼상태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은 ‘미혼’ 2.76점, ‘기혼’ 3.38점으로 나타

났고(p<0.05),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은 ‘미혼’ 3.22점, 

‘기혼’ 4.18점(p<0.01), 노인에 대한 공감력은 ‘미혼’ 3.12점, 

‘기혼’ 3.99점으로 나타났다(p<0.001). 최종학력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대학 졸업’ 3.25점, ‘대학교 졸업’ 2.66점, ‘대학

원 졸업 이상’ 3.51점으로 나타났고(p<0.001), 노인에 대한 치위

생 과정 실천은 ‘전문대학 졸업’ 3.85점, ‘대학교 졸업’ 3.12점, 

‘대학원 졸업 이상’ 4.05점으로 나타났고(p<0.01), 노인에 대한 

공감력은 ‘전문대학 졸업’ 3.84점, ‘대학교 졸업’ 3.06점, ‘대학원 

졸업 이상’ 3.81점으로 나타났다(p<0.001). 임상경력에 따른 전

문직 자아개념은 ‘1~5년’ 2.64점, ‘6~9년’ 3.20점, ‘10년 이상’ 

3.47점으로 나타났고(p<0.001),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은 

‘1~5년’ 3.20점, ‘6~9년’ 3.45점, ‘10년 이상’ 4.00점으로 나타났

고, 노인에 대한 공감력은 ‘1~5년’ 3.10점, ‘6~9년’ 3.34점, ‘10년 

이상’ 3.95점으로 나타났다(p<0.001). 

3. 전문직 자아개념,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 

노인에 대한 공감력 정도의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 

노인에 대한 공감력 정도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r=0.599, 

p<0.01)과 노인에 대한 공감력(r=0.769, p<0.01)에 정적 상관관

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은 노인에 

대한 공감력(r=0.806, p<0.01)에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

났다.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35 98.5

Male   2  1.5

Age(years) 24~29 108 78.8

30~39  23 16.8

Over 40   6  4.4

Marital status Single 125 91.2

Married  12  8.8

Education College  23 16.8

University 111 81.0

Master   3  2.2

Clinical 

career(years)

1~5  98 71.5

6~9  31 22.6

Over 10   8  5.9

Total 137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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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과위생사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노인에 대한 

공감력을 중심으로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에 

미치는 영향

치과위생사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인의 공감력 매개효과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문직 자아개념과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의 관계에서 치과위생사들의 노인의 공감

력 매개효과 검증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이 

매개변수인 노인에 대한 공감력에 유의하게 나타났고(β=0.769, 

p<0.001), 2단계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이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에 유의하게 나타나(β=0.599, p<0.001.) 두 번째 조건

이 충족되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이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β=-0.052 

p>0.05), 매개변수인 노인에 대한 공감력은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에 유의하게 나타나(β=0.846 p<0.001) 완전매개효과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lassification Categories N
Professional self-concept Practice dental hygiene process Empathy

M±SD

Sex Female 135 2.80±0.49 3.30±1.18 3.20±0.64

Male   2 3.37±0.20 3.54±0.25 3.57±0.32

t(p) -1.605(0.111) -0.286(0.775) -0.819(0.414)

Age 24~29 108 2.64±0.39a 3.11±1.25a 3.04±0.61a

30~39  23 3.49±0.20b 4.05±0.33a 3.76±0.33b

Over 40   6 3.37±0.41b 3.92±0.30a 3.90±0.30b

Total 137 2.81±0.50 3.30±1.18 3.20±0.64

F(p) 58.032(0.000) 7.551(0.001) 20.462(0.000)

Marital 

status

Single 125 2.76±0.48 3.22±1.19 3.12±0.61

Married  12 3.38±0.30 4.18±0.38 3.99±0.24

t(p) -4.427(0.022) -2.767(0.000) -4.918(0.000)

Education College  23 3.25±0.36b 3.85±0.13a 3.84±0.30b

University 111 2.66±0.40a 3.12±1.24a 3.06±0.61a

Master   3 3.51±0.24b 4.05±0.28a 3.81±0.32b

Total 137 2.81±0.50 3.30±1.18 3.20±0.64

F(p) 49.250(0.000) 6.681(0.002) 18.632(0.000)

Clinical career

(years)

1~5  98 2.64±0.37a 3.20±1.28a 3.10±0.63a

6~9  31 3.20±0.54b 3.45±0.90a 3.34±0.55a

Over 10   8 3.47±0.39b 4.00±0.29a 3.95±0.27b

Total 137 2.81±0.50 3.30±1.18 3.20±0.64

F(p) 32.271(0.000) 2.065(0.131) 8.404(0.000)

***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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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Professional self-concept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practice of dental hygiene process for the elderly, degree of empathy 

for the elderly N=137

Variables Professional self-concept Practice dental hygiene process Empathy

Professional self-concept 1.000

Practice dental hygiene process 0.599** 1.000

Empathy 0.769** 0.806** 1.000

**p<0.01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practice dental hygiene process, empathy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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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과 공감력의 관련성을 파악한 후 치과위생

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노인에 대한 공감력을 중심으로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별 차이 결과를 살펴보

면 전문직 자아개념은 연령(p<0.001)이 ‘30~39세’에서 결혼상

태(p<0.05)는 ‘기혼’, 최종학력(p<0.001)은 ‘대학원 졸업 이상’, 

임상경력(p<0.001)은 ‘10년 이상’일 때 전문직 자아개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은 연령(p<0.01)이 

‘30~39세’에서 결혼상태(p<0.01)는 ‘기혼’, 최종학력(p<0.01)

은 ‘대학원 졸업 이상’, 임상경력은 ‘10년 이상’일 때 치위생 

과정 실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공감력은 연령

(p<0.001)이 ‘40세 이상’에서 결혼상태(p<0.001)는 ‘기혼’, 최종

학력(p<0.001)은 ‘대학원 졸업 이상’, 임상경력(p<0.001)은 ‘10

년 이상’일 때 공감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15]의 연구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력과 교육정도라고 

보고되어 근무경력이 높아질수록 직무수행에 적응 또는 경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정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설과 서[21]의 연구에서는 노인간호수행은 임상경력

과 직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공감력은 연령, 성별, 최종학력

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업무 경험이 다양해지고, 숙련도가 높아 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21], 기혼인 경우 결혼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와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노인들과 접할 기회와 노인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업무상 경험과 경력이 쌓여 업무 수행 시 노인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감능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과 

공감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부과정에서 노인치위생과 관련된 

필수 교육과정 운영 또는 노인전문 임상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유사체험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고 노인과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

과 공감력 정도의 상관관계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직 자아개념은 

노인에 대한 공감력(r=0.769, p<0.01),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r=0.599, p<0.01)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은 노인에 대한 공감력(r=0.806, p< 

0.01)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성 등[22]의 연구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이 확고하게 정립된다면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 향상뿐만 아니라 업무에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고 보고되었다. 즉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립하여 올바른 직업가치

관을 함양하고 전문직업인으로 자존감을 높여 치과위생사의 

실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윤[23]의 연구에

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 간호실천행위와 관련성이 유의하

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노인에 

대한 공감력과 노인간호수행의 관련성 연구결과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서 공감력의 변화

를 통해 노인간호수행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다[18][21].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공감력과 치

위생 과정 실천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의료기관에 방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설명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Step Model B SE  β t(p) F(p) R² Adj R²

1
Constant 0.447 0.200 2.230*

195.167*** 0.591 0.588
1→2 0.980 0.070 0.769 13.970***

2
Constant -0.686 0.466 -1.472

 75.402*** 0.358 0.354
1→3 1.418 0.163 0.599 8.683***

3

Constant -1.388 0.351 -3.949***

124.915*** 0.651 0.6461→3 -0.122 0.189 -0.052 -0.647

2→3 1.572 0.148 0.846 10.596***

***
p<0.001, *

p<0.05, Sobel Z=8.462

Model 1: Professional self-concept, 2: Empathy, 3: Practice dental hygiene process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dental hygienists' professional self-concept on the practice of dental hygiene for the elderly with a focus

on empathy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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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에 내원하는 노인 환자와의 치위생 과정 실천은 

노인을 대하는 태도와 대인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공감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위생사의 노인

에 대한 공감력과 치위생 과정 실천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위생사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인의 공감력을 중심으로 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직 자아개념이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매개변수인 노인의 공감력이 투입되면

서 전문직 자아개념의 영향은 사라지고 노인의 공감력이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과 

권[18]의 연구에서 노인간호실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노인에 대한 공감력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공감력은 환자분들과 많은 의사소통을 하며 효과적

인 진료를 수행할 때 노인들은 좋은 간호를 받았다고 지각하게 

된다[24]. 즉 치과위생사들의 치위생 과정 실천 정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노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신체적 및 심리적인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며 표현하는 것이 공감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치위생(학)과 대학교에서는 노인치

위생과 관련된 교과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치과위생

사 보수교육에서는 공감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성교육의 기회

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공감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의 연구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확립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국한되

어 조사하였으므로 전체 치과위생사들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어 추후에는 지역을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를 통해 노인에 대한 공감력은 직업전문인으로 가져야 할 핵심적

인 요소이며 치과위생사가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립하여 노인 

환자의 적응을 도와주고 적절한 도움의 방법을 선택할 때 노인의 

치위생 과정 실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노인에 대한 공감력 증진을 우선시 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또한 

질적인 노인 치위생 과정 실천을 위해 노인에 대한 공감력 경험이 

풍부한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어진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일부지역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치과병⋅의원

에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노인의 공감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은 연령(p<0.001), 결혼

상태(p<0.05), 최종학력(p<0.001), 임상경력(p<0.001)에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p< 

0.01)과 노인에 대한 공감력(p<0.001)은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에 각각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은 노인에 대한 공감력(r= 

0.806, p<0.01)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노인에 대한 공감력(r=0.769, p<0.01)

과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r=0.599, p<0.01)순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3. 치과위생사들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노인에 대한 치위생 

과정 실천의 관계에서 노인의 공감력 매개효과 결과, 완전 

매개하여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들의 전문직 자아개념, 

노인에 대한 치위생과정 실천과 공감력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요인 간에 노인에 대한 공감력은 완전 매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노인에 

대한 공감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참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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