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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경로에 따른 치과위생사 
이미지: 대입 준비생을 중심으로  

이경진1·김혜중2·엄지은2·이주희2·주민정2·한지은2·정임희1,2,*

1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위생학과
2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1. 서  론

과거에는 문자와 언어를 통해 정보획득 및 의사소

통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는 인터넷이 발달

되면서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의사소통을 주고받

았고, 현재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여 복잡하

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스마트 폰의 보급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온라인 매

체들이 생성되면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기반의 미디

어 환경은 필수가 되었고, 스마트 기기만 있다면 어디

에서든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정보전달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과거에 비해 스마트 기기 매체 

인식 추이가 증가하여 스마트폰 사용률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미디어 및 이용 sns가 다양해

졌다. 특히 최근 연구된 보고에 따르면, 미디어 환경

에서 자라온 대입준비생들에게 미디어는 자신을 표현

하고 타인과 소통을 하는 플랫폼이 되었다1). 따라서, 

대입준비생들이 획득한 다양한 정보 및 경로가 이전

의 세대처럼 단순하지 않고 다양화되었을 것으로 보

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19년 1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주요 매체 중 스마트 폰의 중

요도는 5점만점 중 4.38로 다른 매체에 비해 높게 나

타났다. 또한 관심 있는 주제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이

용하는 경로로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포털 및 검색

엔진, sns, 지식생산 사이트 순으로 많았으며, 이를 통

해 정보 검색에서 다양한 온라인 경로가 이용되는 것

을 알 수 있다2).

직업 정보를 얻는 매체로는 매스미디어, 컴퓨터, 직

접체험, 전화서비스, 박람회 등을 꼽을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세부적인 정보원으로 일반 서적, 사

전, 잡지, 신문, TV, 영화, 게임, 만화, 동영상, 비디

오테이프, 인터넷, 직업 정보 자료실, 전화, 박람회, 

진로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였다3). 이러

한 매체들을 통해 직업에 대한 타당하고 유용한 정보

들을 얻을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정

보획득 매체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직업정보를 획득한 

경우 직업정보에 대한 높은 확장성을 보이고, 온라인

을 통해 직업정보를 획득한 경우, 크진 않지만, 미비

하게라도 확장성을 보이면서 오프라인보다 직업정보

에 더 친밀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4). 변화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접근성이 쉬운 온라인을 잘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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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하는데 훌륭한 직업 정보획득 경로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함께 구강보건향상을 위

해 노력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예방치

과처치, 구강보건교육, 진료보조의 업무를 주로 담당

하고5), 최근 치과 의료기관의 전문화와 대형화 추세

에 따라 치과위생사는 상담기술, 대인관계기술, 경영

관리 업무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6). 하

지만 아직까지도 치과위생사라는 호칭보다 치과간호

사로 불리는 경우가 많고, 치과위생사의 명칭을 경험

하지 못한 경우가 53%로 나타날 정도로 치과위생사

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7). 한국 치

과위생사 역사가 55년 이상 지났음에도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에는 많은 차이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점

이다8).

치위생 분야에서 치과위생사와 치위생(학)과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직업적 이미지와 관련 

된 선행연구9-13)들은 많지만, 대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

업의 긍정적인 이미지 확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

선택을 고려하는 대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위생

사에 대한 바람직한 직업정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

지를 확립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대상을 대입준비생으로 설정하고, 선행연

구에서 제시된 경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

였다. 대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경향을 포함하여 

직업정보를 얻는 경로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직업이미

지 형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치과위생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직

업이미지 긍정화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 대상은 수도권 지역 대입준비생으로 만 18

세 이상 고등학생,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수생 및 대학

교 신입생이다. 고등학교 페이스북 커뮤니티, 재수생 

커뮤니티, 대학교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게시판에 설

문지 링크를 게시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온라인 

설문지에 대상자용 설명문, 참여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배포하였다. 2022년 3

월 21일부터 2022년 4월 3일까지 네이버 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

록 하였다. 회수된 307부의 설문지 중 연구 자료로써 

부적합한 자료를 제외하고 30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

하였다. 

2.2. 연구 도구

본 설문에 사용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3문항), 경

로 관련 문항(3문항), 치과위생사 이미지 관련 문항(21

Table 1. Survey content of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Survey content
Most used app Education app, Online messenger, SNS, OTT service
Most used social media Youtube, Face book, Instagram, Twitter, Blog

Dental hygienist cognitive path
On-line SNS, Broadcast Media, Admission information site
Off-line People around, Teacher, Dental visit, Experience program, Publicity of the major

Major information acquisition path
On-line Mobile phone, Computer, Broadcast media
Off-line Booklets and pamphlets, person(face to face)

Major selection influence path
On-line SNS, Broadcast media, Admission information site
Off-line People around, Teacher, Experience program, Publicity of the major

Dental hygiene major enrollment Ye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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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앱(app) 관련 문항(2문항), 진학 관련 문항(5문항)

으로 구성되어 총 34문항으로 작성되었고(Table 1), 그 

중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대한 문항은 조7) 연구를 참

고하여 개인적 이미지(4문항), 사회적 이미지(4문항), 

직업적 이미지(7문항), 업무적 이미지(6문항)으로 구분

하였다(Table 2).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

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구성되었다. 즉, 문항의 평가점수

가 높을수록 치과위생사에 대한 해당 이미지가 긍정

적임을 뜻한다. 이미지 관련 설문지의 전체 Cronbach’

s α값은 0.879, 개인적 이미지는 0.786, 사회적 이미

지는 0.427, 직업적 이미지는 0.722, 업무적 이미지는 

0.732로 확인되었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25.0(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미

지 점수 문항은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고, 일반적 특

성, 앱, 경로, 진학 관련 문항들은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 이미지, 인식

경로에 따른 치과위생사 이미지, 진학관련 요인에 따

른 치과위생사의 이미지 차이는 정규성 검정 결과 정

규성 분포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비모수 방법인 Mann-

Whitney의U 검정, kruskal-wallis 검정으로 분석하였고, 

Tukey test를 사용하여 사후분석 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3. 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 이미지 점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치과위생사 이미지 점수에 유

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p<0.05).

Table 2. Survey content of dental hygienist image

Variable Survey content

Personal images

1. Dental hygienists are clean and tidy.

2. Dental hygienists are sincere and have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3. Dental hygienists are confident and confident.

4. Dental hygienists are kind.

Social images

1. Dental hygienists are recognized as dental nurses
2. Dental hygienists have a high social status.

3. Dental hygienists do valuable and rewarding work.

4. Dental hygienists are not an established name.

Occupational images

1. Dental hygienists have skilled expertise.

2. Dental hygienists play an important role on national oral health.

3. Dental hygienists are suitable for a lifelong job.

4. Dental hygienists have a sense of duty.

5. Dental hygienists are proud of their profession.

6. Dental hygienists work in the position of dentists and colleagues.

7. Dental hygienists seem difficult and stressful.

Business images

1. Dental hygienists actively work.

2. Dental hygienists treat their work with patient priority.

3. Dental hygienists ha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

4. Dental hygienists perform only the assistant role to the dentists.

5. Dental hygienists are distinct from the duties of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6. Dental hygienists play an intermediate role between dentists an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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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전체 이미지는 3.75점으로 나타났고, 개인적 이미지

(4.18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적 이미지(3.80

점), 직업적 이미지(3.78점), 사회적 이미지(3.20점) 순

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전

체 이미지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지만, ‘여자’(3.77점)가 ‘남자’(3.71점)보다 높

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개인적 이미지는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개인적 이미지를 제

외한 사회적, 직업적, 업무적 이미지는 ‘여자’가 ‘남자’

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최종학력에 따른 전체 이미지는 ‘고등학교 3학년 재

학’(3.84점), ‘고등학교 졸업’(3.80점), ‘대학교 1학년 재

학’(3.71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사회적 이

미지를 제외한 개인적, 직업적, 업무적 이미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집단이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SNS’(152명), ‘온라인 메

신저’(105명), ‘OTT서비스’(21명), ‘포털 사이트’(18명), 

‘교육관련 앱’(9명)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앱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전체 이미지는 ‘교육관련 앱’(4.15점), 

‘OTT서비스’(3.87점), ‘SNS’(3.78점), ‘온라인 메신저’

(3.68점), ‘포털 사이트’(3.56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

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세부 

영역인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업무적 이미지는 전

체 이미지 점수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교육관련 

앱’ 집단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사회

적, 업무적 이미지에서만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05), 사후분석 결과 두 이미지에

서 전체 이미지와 유사하게 교육관련 앱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은 이미지 점수가 관찰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Instagram’(143명), 

‘Youtube’(133명), ‘Twitter’(14명), ‘Face book’(12명), 

‘Blog’(3명)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SNS에 따른 치과

위생사 전체 이미지는 ‘Blog’(4.07점), ‘Face book’(3.93

점), ‘Twitter’(3.86점), ‘Youtube’(3.76점), ‘Instagram’

Table 3. Image of dental hygienists by general characteristic

General character N
Personal Social Occupational Business Total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Gender
Male 71 4.28±0.60

.677
3.07±0.50

.096
3.74±0.47

.955
3.77±0.62

.819
3.71±0.45

.956
Female 234 4.17±0.58 3.24±0.60 3.79±0.50 3.82±0.59 3.77±0.47

Education

High school(3rd) 80 4.27±0.58

.222

3.25±0.69

.214

3.87±0.51

.096

3.89±0.64

.204

3.84±0.51

.090
High school 

graduation
27 4.18±0.57 3.36±0.51 3.81±0.48 3.85±0.57 3.80±0.45

University(1st) 198 4.14±0.58 3.16±0.54 3.74±0.48 3.76±0.58 3.71±0.44

Most used 

app

Education app 9 4.47±0.67

.088

3.94±0.71b

.041*

4.19±0.64

.098

4.05±0.74b

.005*

4.15±0.65b

.019*

Onlinemessenger 105 4.16±0.58 3.15±0.53a 3.72±0.48 3.68±0.44ab 3.68±0.44a

Portal site 18 3.84±0.68 3.18±0.49a 3.63±0.56 3.54±a0.49ab 3.56±0.44a

SNS 152 4.19±0.56 3.18±0.58a 3.80±0.47 3.89±0.58ab 3.78±0.45ab

OTT service 21 4.33±0.54 3.33±0.75a 3.85±0.53 3.97±0.61ab 3.87±0.50ab

Most used
SNS

Youtube 133 4.19±0.54

.601

3.25±0.59

.911

3.76±0.47

.437

3.83±0.56

.198

3.76±0.44

.415

Face book 12 4.29±0.66 3.29±0.68 3.92±0.40 4.12±0.53 3.93±0.45

Instagram 143 4.13±0.61 3.15±0.58 3.76±0.52 3.74±0.64 3.71±0.49

Twitter 14 4.32±0.50 3.16±0.55 3.93±0.42 3.94±0.41 3.86±0.34

Blog 3 4.50±0.86 3.33±0.80 4.19±0.82 4.16±0.76 4.07±0.77

305 4.18±0.58 3.20±0.59 3.78±0.49 3.80±0.59 3.75±0.46

P-value was determined from Mann-Whitney U test or kruskal-wallis test(*p<0.05).  Post hoc analysis used Tuk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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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점) 순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 영역에서도 ‘Blog’ 

집단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 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2.   인식경로(온/오프라인)에 따른 치과위생사 

이미지 점수

치과위생사를 인식한 경로(온/오프라인)에 따른 이미

지 점수는 치과위생사를 처음 접한 19명을 제외한 286명

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세부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치과위생사 인식경로(온/오프라인)에 따른 치과위생

사 전체 이미지는 ‘온라인’(3.88점)이 ‘오프라인’(3.72점)

보다 높게 나타났고,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세부 영역 모두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개인적, 업무적 이미지에서 집

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3.3.   진학관련 요인에 따른 치과위생사 이미지 

점수

진학과 관련된 요인에 따른 치과위생사에 대한 이

미지 점수는 전체 30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세부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진학정보 획득경로는 ‘온라인’(268명)이 ‘오프라인’

(37명)보다 많았고, 정보 획득경로에 따른 치과위생사 

전체 이미지는 ‘오프라인’(3.87점)이 ‘온라인’(3.74점)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세부적으로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업무

적 이미지에서도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적 이미지에서만 집단 간 통계

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오프라인’(200명)

이 ‘온라인’(105명)보다 많았고, 학과선택 영향 경로에 

따른 치과위생사 전체 이미지 점수는 온·오프라인 

집단이 서로 유사했고, 세부적으로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업무적 이미지에서도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위생(학)과의 진학 여부는 ‘비진학’(207)이 ‘진학’

(98명)보다 높은 빈도수로 관찰되었는데, ‘비진학’의 

이유로 ‘흥미가 없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45.5%), ‘직

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40.6%), ‘직업의 보수가 

낮다’(9.7%), ‘직업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1.4%)

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학여부에 따른 치과위생사 전

체 이미지는 ‘진학(4.00점)’이 ‘비진학(3.64점)’보다 높았

Table 4. Image of dental hygienists according to cognitive path (N=286)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
Personal Social Occupational Business Total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Dental hygienist 

cognitive path

On-line 74 4.30±0.62
.026*

3.33±0.84
.221

3.89±0.56 .081

.081

3.95±0.72
.050*

3.88±0.59
.032*

Off-line 212 4.14±0.57 3.16±0.47 3.75±0.46 3.78±0.53 3.72±0.40

P-value was determined from Mann-Whitney U test (*p<0.05)

Table 5. Image of dental hygienists according to factors related to admission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
Personal Social Occupational Business Total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ajor information

 acquisition path

On-line 268 4.15±0.58
.020*

3.19±0.59
.186

3.76±0.49
.054

3.80±0.60
.870

3.74±0.47
.117

Off-line 37 4.36±0.53 3.28±0.53 3.94±0.47 3.85±0.54 3.87±0.43

Major selection 

influence path

On-line 105 4.17±0.59
.925

3.17±0.75
.058

3.78±0.55
.734

3.85±0.65
.383

3.76±0.54
.791

Off-line 200 4.18±0.58 3.22±0.48 3.78±0.46 3.78±0.57 3.75±0.42

Dental hygiene 

major enrollment

Yes 98 4.49±0.46
.000*

3.29±0.73
.613

3.98±0.47
.000

4.15±0.57
.000*

4.00±0.47
.000*

No 207 4.03±0.57 3.16±0.50 3.68±0.48 3.64±0.54 3.64±0.41

P-value was determined from Mann-Whitney U 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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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더불어 세부 영역인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업무

적 이미지에서도 모두 ‘진학’이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이미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05). 

4. 고찰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정보를 획득하

는 매체가 다양해졌고, 이를 통해 많은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서적이나 박람

회, 전화 등 오프라인 매체로 직업정보를 획득했다면, 

현대에는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경로가 더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스마트기기 

중 스마트폰은 몇 개월 만에 빠르게 대중화가 되었고 

그 이유가 바로 앱이라고 할 수 있다14). 치과위생사

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 인력으로

써 진료보조업무뿐만 아니라 상담, 경영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선행연구9)에 따르면 일반인

들에게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

은 수준이다. Kim과 Chae4)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을 통해 직업정보를 획득한 경우, 해당 직업에 친밀감

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접근성이 높은 온라

인 경로를 통한 정보전달이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

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온·오프라인 경로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직

업 이미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미지는 특정 대상에 대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요소인데7),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에 대

한 전체 이미지는 5점 만점에 3.75점이었고, 그 중 개

인적 이미지가 가장 높았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치

과위생사의 외형, 성격,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있

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사회적 이미지가 가

장 낮게 나타는데, 본 연구 설문 문항 중 ‘치과간호사

로 인식 된다’(3.53점), ‘호칭이 확립되지 않았다’(2.92

점)에서 특히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도5),15)16) 사회적 이미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는

데, 치과위생사가 간호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치

과위생사라는 호칭이 확립되지 않음을 이유로 보고

하였다. Lee와 Choi17)의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라고 

정확하게 불리는 경우가 21.1%뿐이었다. 해당연구가 

2012년에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호칭 정립이 

안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

해서는 치과위생사 호칭 정립을 포함, 본 직업 가치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별에 따른 치과위생사 이미지 조사 결과, 

‘여자’에서 점수가 좀 더 높았고, 선행연구5),7)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치과위생사 직역에서 여

성의 비율이 높아, 남성보다 여성에서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최종학

력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집단에서 전체 이미지 

평균이 3.84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 고등학교 3학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직업 관련 교육 및 진로지도 

시스템이 잘 갖춰진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보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 ‘SNS’, ‘온

라인 메신저’, ‘OTT서비스’, ‘포털 사이트’, ‘교육관련 

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2012년 선행연구14)에서 앱 

이용 순위가 메신저, 포털 사이트, SNS의 순으로 나

타난 것과 비교하면 주로 사용되는 도구가 SNS로 변

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앱 사용에 따른 치과위생

사 이미지는 ‘교육관련 앱’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다른 앱에 비해 치과위생사 명칭뿐만 아니

라 치과위생사의 직업정보를 접할 기회가 보다 많았

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가

장 많이 사용하는 SNS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비

율이 두드러지게 많았고,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

지 않았지만, ‘블로그’ 집단에서 이미지 점수가 높았

다. 김19)의 연구에 따르면, 광고 내 전달되는 정보량

의 증가가 홍보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

였는데, 블로그는 길이의 제한 없이 많은 양의 정보를 

사진과 글로 쉽게 작성할 수 있고, 필자의 경험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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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히 전달해줄 수 있으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블로그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높은 잠재력을 가진 플랫폼으

로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18)고 보고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블로그를 통해 대

상자들이 입시 및 직업 정보 등 치과위생사 및 치과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다양하

고 많은 정보 노출이 치과위생사에 대한 이미지 수준

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

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인식 경로는 선행연구20)

와 마찬가지로 주위사람, 치과방문, 체험프로그램 등 

오프라인 경로가 많았으나, 치과위생사 인식 경로에 

따른 이미지는 온라인 경로가 오프라인보다 모든 이

미지 영역에서 높았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탐색이 오

프라인보다 신뢰 및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온라인 경로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선행연구21)의 

결과에 비춰볼 때, 치위생 영역에서도 온라인 경로를 

통한 직역 인식이 이미지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결과를 반영, 온라인을 

이용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 그리고 이를 

통한 이미지 형성 및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학과 선택에 있어 영향을 받은 경로는 온라인

과 오프라인이 비슷하였으나, 진학정보 획득의 빈도

는 온라인이, 이미지 점수는 오프라인이 높게 나타났

다. 선행연구16,22,23)에서도 ‘직접 치과진료 경험을 통

해서’라고 답한 응답자들에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이

미지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치과방문 시 치과

위생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련 이미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계와 대학에서 서로 협

력하여 보다 많은 임상가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

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치위생(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집단

보다 비희망 집단의 수가 높았고, 비희망 이유로 ‘직

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40.6%)라고 선택한 것으

로 보아 치위생(학)과 관련 정보의 접근이 부족한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치위생(학)과 진학 희망 집단에서 개

인적, 업무적, 직업적 이미지 점수는 높게 나타났지

만, 사회적 이미지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MUN의15)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는 다소 긍정적이

었으나 사회적 이미지가 낮은 편이었으며, 조사 대상

자 대부분의 학생이 치위생직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Han과 Jung의 

연구16)에서도 개인적 이미지는 높았지만, 사회적 이

미지는 낮았고,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했다.정24)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 결정에 있어 해당 직업에 대한 

이미지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본 연

구에서 비록 사회적 이미지는 낮았으나, 이를 제외한 

치과위생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 수준은 치위생

(학)과 희망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이렇게 높게 형

성된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전 이미지가 관련 학과 진

학 희망으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단, 진학 희망 

집단에서도 여전히 사회적 이미지가 낮음은 관련 문

제해결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종합해보면, 연구 대상자들은 온라인 경

로를 활용하여 진학정보 수집하는 경향이 높았다. 하

지만, 진학 정보 수집경로에 따른 치과위생사에 대한 

이미지 점수는 모든 세부 이미지 구분에서 오프라인

이 높게 조사되었다. 더불어, 치위생(학)과 비희망 이

유로 직업정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즉, 

많은 대입 준비생들이 온라인 경로를 통하여 진학 정

보를 얻고 있지만, 현재 치위생 분야에 대해서는 온

라인을 통한 정보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치과위생사 인식 경로가 

온라인이었을 경우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치위생 진

학 정보도 온라인을 통해 잘 전달된다면, 치과위생사

에 대한 이미지 향상은 물론 치위생 영역으로 좋은 인

재들의 진학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

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을 위해

서는 (진학 정보를 포함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전략이 필요하며,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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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온라인 경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단,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거주 지역이 서울 및 경

기도로 국한되어 대입 준비생 전체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수도권뿐만 아니

라 지역을 확대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을 대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

된 교육관련 앱, SNS, 온라인 메신저 뿐 아니라, 근래 

건강정보 및 취업정보 제공 앱 등 새로운 분야 및 기

능을 갖는 앱들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활용한 

추가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정보수집 경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치과위생사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에 대한 이

미지 개선의 토대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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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정보를 얻는 경로에 따라 치과위생사 이미지 형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

악하고, 치과위생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직업 이미지 긍정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수도권 지역의 대입 준비생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 내용은 일반적 특성(3문항), 

경로 관련 문항(3문항), 치과위생사 이미지 관련 문항(21문항), 앱 관련 문항(2문항), 진학 관련 문항(5문항), 총 34

문항으로 작성되었다. 일반적 특성, 인식 경로 및 진학 여부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는 Mann-Whitney의U 

검정, kruskal-wallis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전체 이미지는 3.75점으로 나타났고, 개인적 이미지

(4.18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이미지(3.20점)가 가장 낮았다. 치과위생사 인식경로에 따른 치과위생사 

전체 이미지는 ‘온라인’(3.88점)이 높게 나타났고, 전체 이미지, 개인적, 업무적 이미지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정보획득 경로에 따른 치과위생사 전체 이미지는 ‘오프라인’(3.87점)이 높게 나타났

으며, 세부 영역 중 개인적 이미지에서만 집단 간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학 여부에 따른 치과위생사 

전체 이미지는 ‘진학(4.00점)’이 ‘비진학(3.64점)’보다 높았고, 사회적 이미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결론: 온라인 경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과위생사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직업의 가치를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어: 치과위생사, 정보출처, 이미지, 모바일 앱,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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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age of dental hygienists according to information sources at online 
or offline: focusing on college preparatory students 

Kyoung-Jin Lee1·Min-JeongJu2·Hye-JoongKim2·Ji-EunUm2·Joo-HeeLee2 

Ji-EunHan2·Im-Hee Jung1,2,*

1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raduate School, Eulji University, Seongnam, Korea
2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Health Science, Eulji University, Seongnam, Korea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formation of  dental hygienist 

images based on the pathways of  obtaining occupational information an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 correct 

perception and positive promotion of  the dental hygienist profession.

Methods: A survey was distributed to 305 college preparatory stu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34 items, including general characteristics(3 items), pathway-related questions(3 items), dental hygienist 

image-related question(2 1items), application-related questions(2 items), and admission-related questions(5 items). The 

images of  dental hygienists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perception pathways, and admission were analyzed 

using the Mann-Whitney U test and Kruskal-Wallis test. 

Results: The survey results from all participants showed that the overall image of  dental hygienists was 3.75 

points. Personal image scored the highest at 4.18 points, while social image was the lowest at 3.20 points(p<0.05). 

The overall image of  dental hygienists was higher for the ‘online’ group (3.88) compared to the ‘offline’ group,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among groups in overall, personal, and professional 

images(p<0.05). The overall image of  dental hygienists was higher for those who learned offline (3.87), and the on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was seen in the personal image. When it came to admission, the ‘admitted’ 

students gave a higher overall score (4.00) compared to ‘non-admitted’ students (3.64), with significance found in all 

areas except for social image (p<0.05).

Conclusion: It is believed that effective utilization of  online pathways can inform more people about the 

importance and expertise of  dental hygienists, thereby contributing to promoting oral health and enhancing 

the perception of  the profession. Properly valuing and educating about the role of  dental hygienists through 

promotion and education can help improve the image of  the profession.

Key words: Dental hygienist, Information sources, Image, Mobile application, Social med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