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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강원도 일개 대학 4년제 치위생학과 276명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구글 온라
인설문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니폼의 감염인식과 세탁 규정 인식, 감염병 예방 의도를 개인주의 및 집단
주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알아보는 것으로, 향후 감염병 시기에 학생의 감염 교육 방법 모색을 위해 시행되었다. 통계는 SPSS 
Statistics 24.0, AMOS 21.0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구조방정식, ANOVA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유니폼 감염인식, 유니폼 세탁 규정 인식, 자아존중감, 개인주의, 집단주의 감염병 예방 의도의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고(p<.001), 구조방정식 결과 자아존중감은 개인주의, 집단주의 감염병 예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집단주의는 유니폼 감염인식, 유니폼 세탁 규정 인식, 감염병 예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감염예방을 위한 인식 변화에 자아존중감과 집단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치위생학과의 감염관리 
교육시 집단주의를 고려한 유니폼 세탁 방법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키워드 : 감염, 개인주의, 집단주의, 유니폼 세탁, 자아존중감

Abstractㅤ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Google online survey from November 24 to November 26, 2021 
targeting 276 students from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t a university in Gangwon-d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ection awareness of uniforms, recognition of washing rules, and the 
intention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through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t self-esteem. Statistical methods 
were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s 24.0 and AMOS 21.0 as follows. F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and ANOVA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models of uniform infection awareness, uniform 
washing rule recognition(p<.001), self-esteem,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t intention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were suitable(p<.001). Collectivism was found to affect the perception of uniform infection, the 
recognition of uniform washing rules, and the intention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confirming that 
self-esteem and collectivism had an effect on the change of perception for infection prevention. In the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use the uniform washing method considering collectivism in infection control education 
of the dental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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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1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정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1]. 보건복지부령 제822호「2021 .8.11」. 개
정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서는 “의료기관 세탁물”
을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오염 세탁물”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환자가 사용한 세
탁물, 환자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등을 명시하였다. 
이는 환자와 접촉한 종사자의 유니폼은 ‘의료기관 세탁
물’로 명시하고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
령)」을 통하여 개인적 세탁을 금지하는 공포를 하는 것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코로나(Coronavirus 
disease(이하 COVID-19))로 인한 감염병 위험시기에 세
탁물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종사
자의 유니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병원 근무자 유니폼의 병원 내 감염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도[2] 병원 내 감염은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에 병
원 종사가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습하는 학생도 병원 근무자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실습 전, 후 오염도를 비교한 연구에서[3] 실습 전보
다 실습 후 오염도의 증가 있고, 실습 가운의 오염이 병원 
환경의 미생물을 전파할 수 있으므로 세탁 관리와 실습복 
매개 감염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치과의원 50개를 대상으로 치과 감염관리 행위에 대한 
노력과 치과 진료환경 세균측정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청결 노력 정도 2도는 RLU 값이 103 이상이
면 확실하게 미생물에 오염된 상태로 보았는데, 가운이 2
도로 나타나 가운이 미생물에 오염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가운 교환과 세탁 관련에는 Unit chaur 
headrest, High speed hand-piece, Suction tip, Light 
gun tip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Unit chair brabket, 
3-way syringe tip, Ultra Sonic Scaler, 타구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운의 교환은 2 ̴5일
에 한 번 세탁과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세탁 방법에 대
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4].

이처럼 치과의 경우 병원 내 감염의 위험은 밀접 접촉 
시(2m 이내) COVID-19의 전파 감염이 높고, 치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핸드피스, 초음파 같은 물방울과 혈액으

로 인해 치과 치료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5]. 그러나 2016
년 치과의원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유니폼 관리 실태
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84.7%가 세탁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과를 나타내어[6], 감염 교육의 중요
성에 반대되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감염 
교육으로 인한 치과위생사의 인식이 제대로 확립된다면, 
이러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미국 감염 통제 저널에서 시행된 ‘COVID-19 팬데믹 
동안 유니폼 세탁에 대한 의료종사자 지식 및 태도’ 연구
에서 영국과 미국도 의료종사자의 유니폼 감염을 우려하
였고, 유니폼의 세탁 방법이 규정대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경고하였다. 그리고, 유니폼의 세탁 시간, 온도, 
세제, 관리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였다[7].

또한, 세탁은 온도, 세탁 시간, 세제의 종류 및 농도가 
오염된 직물에 세정력 차이를 보이고, 변수, 밀도, 조건이 
동일한 P/C 직물에서 폴리에스테르의 함량이 증가하면 
세정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세제의 농도> 세탁 온도> 
세탁 시간은 오염된 직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8].

이렇게 병원 근무자는 유니폼을 착용하면서 환경 및 
환자의 오염물이 묻어 교차감염의 위험이 생긴다. 이는 
유니폼이 감염의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이유로 유니폼의 세탁이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기
존 한국에서 진행된 유니폼 세탁 관련 연구는 미흡할 뿐
만이 아니라 그 연구들도 대부분이 유니폼 착의에 대한 
연구들[6,9]이나 디자인 및 이미지[10,11] 연구가 대부분
이다. 게다가 개인의 심리를 접목하여 감염이나 세탁에 
관한 인식 연구들은 미흡하다. 기존 개인주의 집단주의 
연구는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비교되었다[12,13]. 그
러나 감염이나 세탁 부분에는 개인의 태도, 동기와 같은 
내적 심리적 구조의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크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개인의 심리 
부분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본다. 
이러한 심리 과정을 연구한 나 등의 논문에서 COVID-19 
발병 이전보다 개인이 집단의 가치를 더 지지한다고 하였
다[14]. 또한, 집단주의는 전염병에 대한 사회적 방어이므
로 병원체와 관련된 집단의 행동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를 연결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 심리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이 
중요하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부정적 평가와 
관련되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높이 평가하는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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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며, 자신을 중요하고 유능하게 생각하여 타인을 통
제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다[15]. 이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자신의 가치가 적용되는지를 파악하는 부분
으로 중요하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한 외[16]는 자아존중감 
척도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분석
하였고, 류[17]도 자아존중감과 문화적 성향과의 관계 연
구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들
은 후속 연구의 제시에서 모두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상
황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심리를 통한 유니
폼의 감염인식과 세탁 규정 인식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
해 인과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인식 및 의도의 차이를 세
분화하여 비교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할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학생들의 감염병 시기 대처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서 수행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 일개 대학 치위생학과 1, 2, 3, 4학년

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구글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은 설문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였다. 또한 연구의 설문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
용하지 않고, 통계처리 후 파일은 삭제함을 알렸다. 연구
대상 수의 설정은 G*Power 3.1로 F test 기준으로 Effect 
size f 0.25, α err prod 0.05 Power(1-β err prob) 
0.95, Number of groups 4로 지정하여 연구 명수가 280
명 나왔다.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Power(1-β err prob) 
.8을 지정하면, 총 필요한 연구자 수는 180명이다. 이에 
학년별로 70명을 기본으로 설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였
고. 수거된 총 278부의 설문 중 미흡한 2부를 제외한 276
부의 설문 응답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설문 도구는 유니폼 감염 인식

은 6문항으로 손[6] 등과 오[18] 등의 설문을 참고하였으

며, 자아존중감은 10문항으로 Rosenberg[19]와 오 등
[18]의 설문을 참고하였다. 집단주의(3문항)와 개인주의
(3문항)에 대한 설문은 진[12]을 참고하였고, 감염병 예방 
의도에 대한 3문항은 손 등의 설문을 참고하되[20], 각각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작성하였다. 또한 감염 인식, 세탁 규
정 인식, 감염병 예방 의도 차이는 리커트(Likert)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빈도 분석하여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알아보았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하였
다. 셋째,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모형을 분석하였고, 넷째, 
ANOVA 분석을 통하여 학년별 차이 검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인구 사회학적 요소는 학년과 임상경험을 살펴보았고, 

설문 대상은 1학년 69명(24.6%), 2학년 69명(25%), 3학
년 69명(25%), 4학년 70명(25.4%)이다. 임상 경험(개인
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실습)은 경험이 있다 149명
(54%), 경험이 없다 127명(46%)이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Division n %

School Year

1st Year 68 24.6
2rd Year 69 25.0
3rd Year 69 25.0
4rd Year 70 25.4

Clinical 
Practice

Total 276 100.0
Have 149 54.0
None 127 46.0
Total 276 100.0

3.2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을 통해 탐색적 요인 분

석하였다.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기존 연구에서 관찰변수와 잠재변수에 대
한 가설이 확립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확인하였다.

Fig. 1의 구성처럼 A 항목은 유니폼 감염인식, B 항목
은 유니폼 세탁 규정 인식, I 항목은 자아존중감, J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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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tory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Estimates Estimates
Average
Variance
Extracted

Construct 
Reliability

A1 If the patient's blood gets on the uniform, the uniform is infected. .787

.761

.663

.607 .822A2 Even if there is no contact with the patient, the uniform that 
participated in the treatment is infected. .854 .760

A3 If you come in direct contact with a patient, the uniform is infected. .830 .743
B1 Uniforms must be washed separately. .867

.796
.810

.685 .867B2 Uniforms must be laundered in a medical institution. .862 .791
B3 Pathogens in uniforms can be transmitted during washing. .806 .674
I1 Sometimes I think I'm great. .942

.926

.925

.854 .946I2 I have a number of advantages. .945 .928
I3 I think I have a lot to be proud of about myself. .914 .843
J1 Being a being with your own unique personality is important. .895

.861
.841

.803 .829J2 I like my personal life that no one else knows about. .925 .928
J3 I don't like to be harmed by others, and I don't like to cause damage. .806 .721
K1 Even if I don't like it, I do it if the people around me like it. .814

.738
.691

.663 .855K2 It's important for me to get along with people in my group. .841 .721
K3 While individual enjoyment is important, so is the joy of the multitude. .789 .704
L1 Vaccination is necessary for personal health. .911

.915
.846

.893 .962L2 Personal protection is necessary for personal health. .931 .905
L3 Personal hygiene management is necessary for personal health. .932 .903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ig.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개인주의, K 항목은 집단주의, L 항목은 감염병 예방 의

도로 나누었고,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로 요인 회전하여 
요인점수를 회귀식으로 저장하였다. 점수의 분포는 .789 ̴̴
945이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으로 확인하였
고, .761 ̴.926으로 통상 .7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
단하는데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신뢰도가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AMOS 21.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모형의 Chi-square=227.152, p<.001 이다. 
집중타당성 검증은 평균분산 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5 이상, 개념 신뢰도(C.R.): .7 이상이면 집
중 타당도가 있다고 보는데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AVE
는 .6 이상, C.R. 값은 .8 이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2).

3.3 구조방정식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Fig. 2). 모형의 Chi-square= 235.192, p<.001 
이다. 모형의 적합도는 절대 적합도 RMR= .033, GFI= 
.918롤 적합함을 나타내었고, 증분적합도는 NFI= .918, 
RFI= .901, IFI= .960, TLI= .952로 모두 적합하였다. 모
델의 인과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주의, 집단주의, 감
염병 예방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개인주의는 모형의 분석에서 유니폼 감염 인식,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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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Division Unstandardized 
estimates Structural error Critical

Ratio(p)
Standardized

estimates

Collectivism1 ← Self_Esteem1 .306 .054 5.653 .415***
(.415,000) 

Laundry_Rules_Recognition1 ← Collectivism1 .342 .083 4.110 .324***
(.324,.000)

Individualism1 ← Self_Esteem1 .296 .061 4.883 .167***
(.000,.167)

Prevention_Intention1 ← Self_Esteem1 .144 .050 2.859 .389**
(.185,.167)

Infection_Recognition1 ← Collectivism1 .262 .074 3.551 .402***
(.286,.106)

Prevention_Intention1 ← Collectivism1 .515 .083 6.216 .491***
(.491,.000)

Infection_Recognition1 ← Laundry_Rules_Recognition1 .311 .072 4.307 .358***
(.358,.000)

*p<.05, **p<.01, ***p<.001

Table 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폼 세탁인식, 감염병 예방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성립
하지 않았지만, 집단주의는 유니폼 감염 인식, 유니폼 세
탁인식, 감염병 예방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유니폼 세탁인식도 감염병 예방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집단주의에 직접효과만 .415, 개
인주의에는 간접효과만 .167, 감염병 예방의도에는 직접
효과 .185, 간접효과 .16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집단주
의는 유니폼 세탁인식은 직접효과만 .324, 유니폼 감염인
식은 직접효과 .286, 간접효과 .106, 감염병 예방의도에

는 직접효과만 .49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니폼 감염
인식은 유니폼 세탁인식에 직접효과만 .385 나타났다
(Table 3).

3.4 학년에 따른 유니폼 감염 인식, 유니폼 세탁 규정 인
식, 감염병 예방 의도의 차이

구조방정식을 통한 인과 관계는 확인하였으나, 인식 
및 의도의 차이를 세분화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어, SPSS 
Statistics 24.0을 통해 ANOVA 분석을 하였고, 사후분석
은 Scheffe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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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mean sd F p

A

If the patient's blood or saliva gets on it, the 
uniform is infected.

1st year 68 4.18 .913

5.121 .002**
<,

2rd year 69 4.61 .574
3rd year 69 4.55 .582
4rd year 70 4.34 .778

Total 276 4.42 .742

Even if there is no contact with the patient, the 
uniform that participated in the treatment is 

infected.

1st year 68 3.59 .902

7.990 .000***
,,<

2rd year 69 3.65 .921
3rd year 69 4.25 .864
4rd year 70 3.80 .791

Total 276 3.82 .903

If you come in direct contact with a patient, the 
uniform is infected.

1st year 68 3.74 .971

5.890 .001**
,,<

2rd year 69 3.86 .879
3rd year 69 4.32 .849
4rd year 70 3.86 .822

Total 276 3.94 .905

B

Uniforms must be washed separately.

1st year 68 4.22 .750

3.603 .014*
<

2rd year 69 4.38 .709
3rd year 69 4.46 .655
4rd year 70 4.10 .725

Total 276 4.29 .721

Uniforms must be laundered in a medical 
institution.

1st year 68 4.18 .791

.080 .971
2rd year 69 4.20 .867
3rd year 69 4.22 .838
4rd year 70 4.16 .651

Total 276 4.19 .787

Pathogens in uniforms can be transmitted 
during washing.

1st year 68 3.87 .960

1.884 .132
2rd year 69 4.20 .778
3rd year 69 4.09 .887
4rd year 70 4.03 .722

Total 276 4.05 .845

C

Vaccination is necessary for personal health.

1st year 68 4.22 .619

3.995 .008**
<

2rd year 69 4.52 .584
3rd year 69 4.38 .750
4rd year 70 4.17 .680

Total 276 4.32 .672

Personal protection is necessary for personal 
health.

1st year 68 4.18 .668

5.951 .001**
,<

2rd year 69 4.58 .526
3rd year 69 4.45 .654
4rd year 70 4.24 .669

Total 276 4.36 .649

Personal hygiene is necessary for personal 
health.

1st year 68 4.32 .657

5.576 .001**
<

2rd year 69 4.62 .517
3rd year 69 4.48 .655
4rd year 70 4.21 .679

Total 276 4.41 .646
*p < .05, **p < .01, ***p < .001
A: Uniform infection awareness, B: Uniform laundry rules awareness, C: Intention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Table 4.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uniform infection, the recognition of uniform washing rules, and 
the intention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according to grade level

 유니폼 감염인식 항목에서는 첫째,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이 묻으면 유니폼이 감염된 것이다’라는 항목에서는 
1학년의 인식이 4.19로 2, 3 학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두 번째 ‘환자와 접촉이 없더라도 진료에 참여한 유
니폼은 감염된 것이다’ 라는 항목에서는 3학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 2, 4학년과의 차이를 나타내었
다. 세 번째 ‘환자와 직접 접촉하면 유니폼은 감염된 것이
다; 라는 항목에서도 1, 2, 4학년 보다 3학년의 응답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니폼 세탁인식에서 첫 번째 유니폼은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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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해야 한다’ 라는 항목은 4학년보다 3학년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유니폼은 의료기관에서 세
탁해야 한다’, 세 번째 ‘유니폼의 병원균은 세탁 시 전염
될 수 있다’, 라는 항목은 학년 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 의도 항목에서 ‘개인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4학년 보다 2학년의 응답
이 높고 ’, ‘개인 건강을 위해 개인 방호가 필요하다 ’는 1, 
4학년보다 2학년의 응답률이 높았다. ‘개인 건강을 위해
서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라는 항목은 4학년보다 2
학년의 응답이 높아,  2학년이 감염병 예방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4. 논의 

치과는 타 의료기관보다 입원환자가 많지 않아 환자에 
대한 세탁물의 수는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임상 진료를 
함에 있어 소공포 및 대공포를 환자의 얼굴에 덮고 진료
를 시행하고 있어 환자로 인한 오염된 세탁물이 발생하
고, 핸드피스나 스케일러처럼 물을 분사하는 기구를 통한 
진료로 인하여 치과의 근무자의 유니폼은 오염될 수 있
다. CDC에서는 가운의 처리를 뜨거운 물(70–80°CX 10
분, [158–176°F])과 승인된 세탁 세제를 사용하고, 개인
이 세탁 시 세제와 물로 세척한 후 약 30분 동안 0.05% 염
소 용액에 담갔다가 헹구어 햇볕에 완전히 말려 입기를 
권고하였다. 또한 가운 세탁 시 고무장갑, 앞치마, 안면보
호구를 착용하라고 하고 있다[21]. 

전국 83개의 치위생과의 임상 치위생학 교육과정 현황 
분석한 연구에서 임상 치위생학 영역 중 주요 주제가 감
염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나, 교과목 명칭과 내용이 다양하
여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22]. 이를 다시 생
각하면,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수의 역량에 따라 감염관리
의 분야별 비중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그렇
게 되면, 감염관리 교육은 받았으나, 세탁에 관한 규정 인
식 또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연구 결과 첫째, 자아존중감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외[16], 류[17]
의 결과와 같다. 한 외[16] 연구에서 한국인은 개인 성향
과 관계없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는
데. 본 연구는 COVID-19의 감염병 시대에 조사된 심리
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심리는 더욱 다양한 시사점을 내

포하게 되는 것이다. 서 외[21]의 연구에서 건강증진 행위
에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고, 가장 영향을 미
치는 것은, 행동 계획 수립이라고 하였다. 이를 본 연구와 
접목하여 생각한다면, 개인의 소중함과 더불어 사회의 소
중함을 같이 교육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된 유니폼을 세
탁하는 행동에서 개인의 보호와 집단의 보호가 같이 이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임상 실습처의 학생을 감염병 시대의 의료현장에
서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생각하게 만
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키울 필요가 있다. 또한, 유니폼 세탁의 인식을 바르게 잡
고, 본인이 하는 유니폼에 대한 감염인식이 올바른 것인
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시 제도적으로 잘 시행
되고 있지 않다면, 집단을 위해서 건의하고, 제도를 바르
게 확립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감염 교육이 필요하다. 비록, 지역사회 특성상 개
인주의가 특출되지 않더라도 감염병 예방 의도를 통한 관
리를 잘 진행할 수 있고, 감염 인식도 바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유니폼 감염인식과 세탁 
규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단주의가 모두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몰입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살펴본 양 외[23]의 연구에서
도 집단주의 성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 공
무원의 직무 태도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본 연구에서
도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24].

셋째, 학년별 유니폼 감염인식, 유니폼 세탁 규정 인
식, 감염병 예방 의도 차이에서 감염관리 수업을 받은 2
학년이 감염병 예방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니폼 
감염인식과 유니폼 세탁 규정 인식은 임상 실습을 최근에 
경험한 3학년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과
위생사와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손 외[25] 연구의 
결과처럼 감염관리 교육의 시기와 반복된 교육이 중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임상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유니폼 세탁 방법 교육은 감염관리 교육 여부에 따라 차
이를 보이듯, 임상 실습을 하는 학생들은 감염관리 교육 
후 임상 실습을 나간 것으로 유니폼 세탁에 대한 인식이 
타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지방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논의된 결과를 전체의 모습으로 단정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성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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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시기에 개인과 집단 간의 영향력을 고
려한 감염인식에 관한 실질적 연구로 그 관련성을 일부 
확인하였다는 것에서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
다.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때 추후 연구에서
는 다양한 대상을 통하여 유니폼뿐만 아니라 의료과정에
서 발생 될 수 있는 다른 감염 영향 요인에 있어서도 자아
존중감이 개인과 집단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
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강원도 1개 대학 4년제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유니폼의 감염 인식과 세탁 규정 인식, 감염병 
예방 의도를 개인주의, 집단주의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것
으로, 향후 감염병 시대에 학생의 보호 방법을 생각해 보
고자 시행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은 개인주의, 집단주의 모두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나,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유니폼 감염 인식과 세탁 
규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단주의가 모두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감염병 예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개인주의, 집단주의 모두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년별 유니폼 감염인식, 유니폼 세탁 규정 인
식, 감염병 예방 의도 차이에서 감염관리 수업을 받은 2
학년이 높았으며, 인식도에서는 최근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이 높았다.

학생들의 유니폼은 COVID-19의 감염병 시대 감염 교
육에 중요한 매개체 중 하나이다. 감염의 인식을 확립하
는 매개체로 유니폼 세탁인식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이라는 집단주의 인식이 강한 지역사
회의 특징을 고려하면 더욱 감염병 예방의 교육의 한 측
면에서 유니폼 세탁 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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