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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 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대학원 선택 확신 영향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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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gie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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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it was to understand the factors influencing choice conviction of dental hygiene major graduate school of dental hygienist.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developing the dental hygienic profession. The study method was complete enumeration of the master's graduate 

84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in the country 8 graduate school.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ternal 

factors and internal factors of graduate school choice, factors of financial accessibility factor related marriage factor. Factor of the education 

program were more unmarried. The average monthly income was found to have recognized high financial accessibility of factors, education 

program. Also the carrier is low, factor of the education program it was found to be high. The result of graduate school choice conviction, the more 

unmarried chosen choice conviction score in high, it choice conviction score was related to monthly income.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external reputation, future, education program if high, it was found to have conviction of graduate school. In graduate school choice conviction 

external factors of education program and future factor was found to influence the choice of graduate school but internal factors was not found 

to influence. Therefore, we must seek the support measures that can deepe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ental hygiene of the dental 

hygie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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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치위생 교육은 1965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

학기술수련원의 수습기관 2년 교육과정으로 시작되어 1994

년에 3년제로 개편되었다. 이후, 2002년 4년제 학사과정이 

신설되었으며 2014년 현재, 54개 전문대학과 28개 일반대

학으로 총 82개교의 치위생학 과정이 설치되어있다1)
. Rowe 

등2)은 치위생학계도 간호학 분야처럼 학업적, 업무적 성취, 

전문적 성장을 위해 전문학사보다 일반학사 학위자를 늘려

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국내 치위생학계는 전문대학

의 재학 연한인 2∼3년 동안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에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4년제 학사

과정 외에 전문대학 졸업생들을 위하여 전공과정을 심화하

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점인

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2006년부터 학점

은행제를 통한 계속 심화교육과 일반학사 학위 취득의 기회

가 마련되었다3)
. 치위생학 학사가 배출되고 치과위생사의 

수도 증가되며 임상 및 사회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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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Respondent

Gach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11/11 (100)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4/4 (100)

Namseou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4/26 (92.3)

Dongeui University Graduate School  6/6 (100)

Silla University Graduate School  9/9 (100)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11/11 (100)

Eul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5/6 (83.3)

Han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11/11 (100)

Total 81/84 (96.4)

Values are presented as n (%).

Table 1. Master's of Dental Hygiene Degree Graduate School

다양해지고 있다. 진료보조에 국한되지 않고 구강보건교육

과 예방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임상에 배출되기 

전 전문인력으로서 더욱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간호학의 경우, 일반학사와 전공 연계성을 갖는 석ㆍ박사 

학위과정을 설립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하면서 간호학에 대

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였다4)
. 과거에

는 국내 치과위생사들이 치위생학의 독자적인 전공 연계 교

육 과정이 존재하지 않아 석ㆍ박사 과정을 구강보건학, 치

의학, 해부학, 조직ㆍ생물학, 의료경영학 등의 전공 대학원

에서 이수하여 우리나라 치위생계의 교육을 담당해왔다. 점

차 치위생 교육이 체계를 갖추어가면서 치과위생사의 학문 

연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치과위생사의 대학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치위생학계에서도 독자적인 학문 발전과 치

과위생사의 전문성 확대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유사 계

열의 학문 외에 치위생학이라는 독자적인 과정에 대한 필요

성이 증대되면서 치위생학 전공의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 일반대학원의 치위생학 석사과정의 개

설을 시작으로 2014년 일반대학원에서 치위생학 박사과정

이 처음 개설되었으며 현재 국내에는 8개 대학원에서 치위

생학 전공의 학위자를 배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치위생학 학사 졸업자들은 치과대학, 보건대학, 임

상대학원으로 진학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치과위생사들은 직장 근무를 병행하

는 환경에서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직장생

활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므로 대학원을 선택하는 데 고려하

는 사항이 다양해지고 진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따

라 현재 치위생학 전공 대학원에 진학한 대학원생의 진학 

선택 동기를 파악하고 대학원 선택에 확신을 갖는 요인을 

규명하여 치과위생사가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

경과 임상 현장에서 구강보건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인정

받기 위한 학문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치과위생사들의 대학원 선택에 확신을 결정짓는 동기에

는 개인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다. 국외 소

수의 연구를 통해 대학원 진학 선택 결정요인은 대학 진학 

선택 결정요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5)
. 

Millett
6)의 연구에서 대학원은 진학을 선택하는 순간에 개

인의 내부적인 특성보다 외부적인 환경과 배경의 영향으로 

인해 진학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외국 대학원과 국내 대학원의 사회적 환경 및 개인

의 사상의 차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적요인과 내적

요인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치위생 학문과 관련된 교육 연구에서 치위생학

의 대학원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치과위생

사들의 치위생학 전공 대학원 진학 동기를 파악하여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치위생학이 추구하는 전문직의 중요

성과 학문의 자립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개설

된 치위생학 전공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사과정 대학원생 

전수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치위생학계의 고등교육 환경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독자적 학문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 

대학원에 진학하는 동기를 파악함으로써 치위생학 대학원

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위생학 전공 대학원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대

학원 선택 동기 및 대학원 확신요인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치위생학 전공 대학원 선택 시 확신을 갖도록 영향

을 주는 동기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국내 8개 대학원에서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대

학원생 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수조사이다(Table 1). 전

수조사 방법은 각 대학원 치위생학과 교수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총 81부

(96.4%)가 회수되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총 81명으로 26세에 이상에서 29세 이

하가 30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미혼인 사람은 66명

(81.5%)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임상에서 근무하는 치과위

생사가 58명(71.6%)으로 공공기관, 대학에서 근무하는 비

임상 치과위생사보다 많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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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Value

Age (y)

    ≤25 24 (29.6)

    26∼29 30 (37.1)

    ≥30 27 (33.3)

Marriage

    Unmarried 66 (81.5)

    Married 15 (18.5)

Job

    Clinical dental hygienist 58 (71.6)

    Non-clinical dental hygienist 
(public institution, college lecturer, 
assistant instructor, etc.)

23 (28.4)

Monthly income (10,000 KRW)

    ＜100 16 (18.5)

    100∼199 38 (48.1)

    200∼299 20 (24.7)

    ≥300 7 (8.6)

Career

    No career 7 (8.6)

    1∼4 years 40 (49.4)

    5∼9 years 18 (22.2)

    ≥10 years 16 (19.8)

Education expenses

    Cover all the expenses 46 (56.8)

    Partial support 35 (43.2)

Parent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48 (59.3)

    College graduates 33 (40.7)

Values are presented as n (%).
KRW: Korean Won.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81)

2. 연구 도구

1) 대학원 선택 동기 외적요인

대학원 선택 동기의 외적요인은 대학원의 지각 특성을 측

정하고자 Hwang7)과 Shin과 Lee8)의 도구를 Shin9)이 수정

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기존 도구에서 치위

생학 전공 대학원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14개 문항을 삭제

하고, 그 외 문항은 치위생학 전공 대학원의 특성에 적절하

게 적용하여 수정하였다. 외적요인은 대외평판(대학원의 명

성과 질, 사회적 인식, 장기적 전망, 대학평가, 학생수준) 5

문항, 재정 접근성(입학조건, 등록금, 대학원생활 총비용, 

장학금제도, 지리적 위치, 통학용이) 6문항, 장래성(진로선

택, 소득, 사회진출, 박사과정 개설) 4문항, 교육 프로그램

(교수의 명성, 전공 프로그램, 교수와 학생의 관계, 교수와 

학생의 비율, 학술활동 기회)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

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전혀 중요한 것으로 고려하지 않

았다’ 1점,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

간 고려하였다’ 4점, ‘매우 중요한 것으로 고려하였다’ 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원 선택에 중요하게 고려한 지각

요인을 의미한다. Shin
9)의 연구에서 대학원 특성 지각요인

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0.78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0.76이었다. 

2) 대학원 선택 동기 내적요인

대학원 선택 동기의 내적요인을 측정하고자 Jung
10)의 질

적 연구에서 도출된 항목 중 Lim
11)이 수정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내적요인은 주변 권유, 학위 취득, 승

진, 지식 습득, 배움의 흥미, 인간관계, 여가의 내용인 총 7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매우 그

렇지 않았다’ 1점, ‘그렇지 않았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

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원 

선택의 내적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0.61이었다. 

3)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을 측정하고자 Hwang
7)과 Shin과 

Lee
8)의 도구를 Shin

9)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은 재진학 의도, 다른 대

학 편입 의도, 대학 추천 의도, 좋은 구전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

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

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원 선택확신이 높

음을 의미한다. Shin
9)의 연구에서 대학원 선택확신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0.82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0.85였다.

3. 자료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원 선택 동기 외적요인 및 내적

요인,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의 평균비교는 t-test, one-way 

ANOVA를 시행하였으며, 사후검정을 위하여 Scheffe’ test

를 실시하였다. 대학원 선택 동기 외적요인과 내적요인, 대

학원 선택 확신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

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PASW Statistics ver. 18.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검정 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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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tation Finance Future Edu-program Internal factors Choice conviction factors

Reputation 1

Finance −0.066 1

Future 0.269* 0.270* 1

Edu-program 0.307** 0.065 0.236* 1

Internal factors 0.321** 0.080 0.146 0.122 1

Choice conviction factors 0.275* 0.019 0.331** 0.341** 0.189 1

*p＜0.05, **p＜0.01.

Table 5. Correlation of Graduate School Choice Motive Factors and Choice Conviction Factors

Classification

Choice conviction factor

n
Mean±standard 

deviation
t/F p

Age (y) 1.632 0.202

    ≤25 24 4.01±0.54

    26∼29 30 3.83±0.75

    ≥30 27 3.65±0.78

Marriage 2.010 0.048

    Unmarried 66 3.90±0.65

    Married 15 3.50±0.88

Job 0.424 0.673

    Clinical dental hygienist 58 3.85±0.68

    Non-clinical dental 
hygienist

23 3.78±0.81

Monthly income (10,000 KRW) 3.447 0.021

    ＜100 15 3.95±0.72

    100∼199 39 4.00±0.64

    200∼299 20 3.57±0.59

    ≥300 7 3.28±1.02

Career 0.423 0.737

    No career 7 3.71±0.46

    1∼4 years 40 3.91±0.71

    5∼9 years 18 3.78±0.78

    ≥10 years 16 3.70±0.74

Education expenses −1.251 0.215

    Cover all the expenses 46 3.74±0.77

    Partial support 35 3.94±0.63

Parents’ education level 0.167 0.868

    High school 46 3.84±0.75  

    College graduates 33 3.81±0.67

KRW: Korean Won.

Table 4. Graduate School Choice Conviction

결  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원 선택 동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원 선택 동기의 외

적요인과 내적요인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학원 선택 동기의 외적요인은 결혼 여부, 직업, 월 평균 

소득, 임상 경력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외적요인의 하위요

인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 여부에서는 재정접근성요

인과 교육프로그램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기혼은 미혼에 비하여 재정접근성요인의 점수가 높았고 미

혼은 기혼에 비하여 교육프로그램요인에서 점수가 높았다. 

직업 형태에 따라 임상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재정접

근성요인에서 더 높은 지각을 하였으며 월 평균 소득은 높

을수록 재정접근성요인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교육프로

그램요인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재정

접근성요인의 사후검정 Scheffe test 결과 월 평균 소득 100

만원 미만 집단은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 집단과 

차이가 나타났으며 300만원 이상 집단과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경력이 없거나 비교적 낮을수록 

교육프로그램요인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원 선택 동기의 내적요

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의 차

이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결혼 여부와 월 평균 소득에 따라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혼일수록 월 평균 소득은 2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학원 선택에 더 높은 확신을 나타냈으며, 

그 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은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학원 선택 동기의 외적요인 및 내적요인과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의 상관관계

대학원 진학 결정 시 고려한 대학원 선택 동기의 외적요

인 및 내적요인과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학원 선택 동기의 외적요인 하위요인 중 대외평판요인은 

내적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321).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외적요

인으로는 대외평판요인(r=0.275), 장래성요인(r=0.331),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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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t p

(Variables) 1.288 0.723 1.782 0.079

External factors

    Reputation 0.119 0.142 0.098 0.835 0.407

    Finance −0.057 0.094 −0.066 −0.606 0.546

    Future 0.233 0.105 0.251 2.221 0.029

    Edu-program 0.276 0.124 0.244 2.232 0.029

    Internal factors 0.135 0.152 0.096 0.882 0.380

F
R2

Adjusted R2

3.991 (p＜0.01)
0.210
0.158

SE: standard error.

Table 6. Factors Affecting the Graduate School Choice Conviction

육프로그램요인(r=0.341)으로 나타났으며, 내적요인(r=0.189)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대

학원의 대외적 평판이 좋을수록, 장래성이 보장될수록, 교

육 프로그램이 좋을수록 본인의 대학원 선택에 확신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대학원 선택 확신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 동기요인

대학원 선택 동기의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이 대학원 선택 

확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원 선택 동기

요인은 외적요인 중에서 장래성요인(p＜0.05)과 교육프로

그램요인(0＜0.05)으로 나타났고 대외평판요인과 재정접

근성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내적요인은 

대학원 선택 확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즉, 대학원의 장래성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 평가

할수록 대학원 선택의 확신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  찰

치위생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사계열 전공자보

다 치위생학 학위자가 배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치위생

학의 독자적인 학문 발전을 위함이기도 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치과위생사의 질 높은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위생학 전공 대학원은 석사과정이 개설된 이래 세계최

초의 박사과정까지 개설될 만큼 발전하였으며 대학원 진학

으로 학문적 발전과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

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치위생학 대학원을 진학하는 치과위

생사들의 대학원 선택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국내 연구결과는 제시되어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치과위생사의 치위생학 전공 대학

원의 선택확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원 진학 결정 시 고려한 선택 동

기의 외적요인을 분석한 결과 결혼여부, 월평균소득, 경력, 

교육비 부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른 외적요

인 중 대학원 특성 지각요인 중 재정접근성요인은 기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프로그램요인에서는 미혼이 높게 나

타났다. Kang
12)의 연구에서 기혼여성 경우 대학원생활과 

가정생활에 경제적인 상황은 상호영향을 주며 기혼여성의 

고등교육 진입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결과와 일치

하였다. 미혼인 경우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없어 학문

의 발전과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확대시키기 위한 교육프로

그램요인 점수를 높게 인식하였다.

월 평균 소득은 재정접근성요인, 교육프로그램요인 점수

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학원 

선택은 장기간 적지 않은 등록금을 투자하기 때문에 월 평

균 소득이 대학원 지각 특성에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경력이 낮을수록 교육프로그램요인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에 졸업한 학생일수록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다1)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대학원 선택 확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미혼일수록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Lim
11)의 연구에서 성인학습참여 저해 요인으로 ‘시간

부족’, ‘육아나 가사’, ‘비용부족’ 등의 상황적 장애요인을 

보고하였다. 이는 미혼이 학업과 양육, 가정 등의 다중역할 

부담이 적기 때문에 대학원을 선택하게 된 확신이 높다고 

생각된다. 월 평균 소득에 따른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은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Lim
13)은 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지만, 치과

위생사는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학원 선택에 

높은 확신을 나타냈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월평균소득이 

200만원 미만(83.7%)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4)
. 

또한 부모의 학력에 따른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에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Kim
15)의 연구에서는 교육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배경을 제안하였으며 부의 직

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tolzenberg
16)

의 연구에서는 교육지속성이 가족배경과 관련성이 없고 대

학원 진학에 대한 열망은 부모의 영향 없이 스스로의 자발

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본 연구와 일치한다

고 볼 수 있다. 

대학원 선택 동기의 외적요인 및 내적요인과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대학원 선택 동기의 외적

요인 하위요인 중 대외평판요인은 내적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대학원의 대외적 평판이 

좋을수록, 장래성이 보장될수록, 교육프로그램이 좋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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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대학원 선택에 확신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치위생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한 치과위생사들이 대학원 

선택 후에 자신의 대학원 선택 확신에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적요인인 교육프로그램요인과 장래성요인으로 나타났

다. 이는 Shin
9)의 대학 선택과정에서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

는 학과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우수성이나 차별성에 

대한 지각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확신 여부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결과를 뒷받침해준

다. 대학원 진학은 안정된 직업 취득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래성요인 또한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에 중요한 요

인이라고 볼 수 있다. Shin과 Lee의 연구17)에서는 대학 진학 

및 학과 선택이 내적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학원 선택 확신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으로 본 연구에서는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원 선택이 외

부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Millett
6)의 연구 결과

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Seo
18)의 연구에서도 무형적요소인 학

교 명성, 교수 명성, 교육 수준, 교수 능력, 학습 분위기 등이 대

학만족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로 볼 때 대학원 선택확신

에 내적요인보다 외적요인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치과위생사

를 대상으로 대학원 선택 동기인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을 독

립변수로,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하였다. 하지만 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가 높지 않아 선정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충

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치과위생사

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 요인을 파악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다각적으로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을 규명하는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 많을수록 신뢰할 수 있는 결

과가 측정될 수 있지만 이 연구는 8개 학교 석사학위 대상자 

84명을 전수조사 하였다는 점과 치위생학과 대학원 선택 확

신요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치위생학과 대학원이 아닌 보건대학원 및 치의학대학

원 등에 진학한 치과위생사로 범위를 확대하여 치과위생사

의 대학원 선택 확신과 관련된 요인들을 비교분석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요  약

이 연구는 치위생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치과위생사들이 

대학원 선택 후에 자신의 대학원 대학원 선택 확신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일반적 특성과 대학원 선택동기인 외적요인과 내적요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혼여부에 따른 대학원 특성 지각요인 

중 재정접근성요인은 기혼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프로그

램요인에서는 미혼이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은 재정

접근성요인, 교육프로그램요인 평균 점수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이 낮을수록 교육프로그램요인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 차이를 검증한 결과 미혼일수록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 점수가 높았고, 월 평균 소득에 따른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선택동기 

외적요인 중 교육프로그램요인과 장래성요인은 대학원 선

택 확신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적요인

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

합해 보았을 때, 치과위생사가 치위생학과 대학원에 진학하

고 대학원 확신 선택요인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육프로그

램(교수 명성과 질, 전공프로그램의 질, 교수 학생 관계, 교

수학생 비율, 학술활동)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장래성(학

위 취득 후 진로선택 유리, 소득과 수입에서 유리, 사회 진

출, 박사과정 개설) 또한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에 필요한 요

인이라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대학원은 치위

생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치과위생사에게 교육 프로그램

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학문의 발전과 전문가의 영

역을 넓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치과위생사의 인

적자원을 양성함에 있어 치위생학과 대학원에서 이들에 대

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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