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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초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에서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수립

하여 운영하고 있다. 맞벌이 가족 증가와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해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저출산의 주요 이

유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의 양육에 대

한 부담을 사회가 나누어 가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영유아의 71.6%가 유치원과 어린

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3세 이상 유아가 

입학할 수 있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는 영유아의 33.9%에 

이른다[2]. 

유치원은 유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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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areas by reviewing the laws related to 
kindergarden healthcare workers. Methods: The laws were searched at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https://www.law.go.kr/). We reviewe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School Health Act」, 「Medical 
Service Act」,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and their enforcement decrees and rules. Results: The 
legal role of health teachers as school healthcare professionals was comprehensively specified by the 「School 
Health Act. However, the qualifications for and roles of health teachers were not fully describ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ndicating a unclear legal basis for the qualifications for and roles of kindergarten health teachers. 
To support healthcare workers in kindergartens,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at provides the guidelines for qualifications for kindergarten health teachers in elementary, secondary, and 
special schools who have completed necessary continuing education. A health hub kindergarten could be a 
step-by-step option for all kindergartens to have healthcare workers. Conclusion: This review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amending the laws on kindergarten health teachers and health hub kindergartens for child health 
and safety. These findings could be used to support policies related to kindergarten healthcar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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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할 책임이 있으며 유치원에서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

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 또한 유아들이 하루

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포괄적 건강관리 

장소로도 매우 적합하다[4].

그러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시기는 건강이 취약한 시기로 

장시간의 집단생활로 인한 각종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기관에서 자녀가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또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보고된 낙상, 충돌, 화상, 질병 등의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 안전

사고는 2017년 7,707건에서 2021년 9,18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6].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정밀평가가 필

요한 유아는 2017년 6.0%에서 2020년 8.3%로 증가하였다[2].

유치원에서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과 요구는 증가하고 있

는 반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의 배

치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Kang 등(2018)이 0~5세 어머니 

1,000명을 대상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건의료 인력이 배치

된 비율은 10.1%로 매우 낮았다[5]. 2021년 교육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총 89명이

고 배치율은 1.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7]. 

초 ․ 중등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과 초 ․ 중등교육법에 근거

하여 보건의료 인력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학생에 대한 건

강관리와 보건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의 보

건의료 인력 중 보건교사는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유아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 중 유치원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는 보건교사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지만[5] 이를 근

거할 수 있는 법적 체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의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유치원의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의 보건의료 인력 관련 법령을 검토하

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보건

의료 인력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라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

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의미한다[8]. 본고

에서는 학교보건법과 의료법에 따른 보건교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의사, 약사로 한정하였으며, 특수아동 지원을 위한 치

료사는 제외하였다.

검토 대상 법령에는 유치원의 보건의료 관련 근거 법령인 

유아교육법과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하

였다. 또한 보건교사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 초 ․ 중등교육법

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교원자격검정령과 시행규칙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의료인 자격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과 동법 시행령도 검토하였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

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 유치원의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근거 법령

유치원의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유아교육법

과 학교보건법이다. 유아교육법은 교육부 소관법으로 제2조

에서 유치원은 유아(만 3세부터 취학 전 아동)를 교육하는 기

관으로 정의되어 있다[9]. 학교보건법 또한 교육부 소관법이

다. 학교보건법은 모든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반

을 규정하며 유치원도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라 학교의 범위

에 포함된다[10]. 

2. 유치원 보건의료 인력의 법적 종류와 배치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에서 계약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배치는 의무 사항

은 아니다[9]. 계약의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유치원 직원

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11].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사는 

초 ․ 중등교육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와 초 ․ 중등 교원 자격 소지

자이지만, 유아교육법에서는 보건교사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

지 않다[12].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로 둘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10]. 하지만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일정규모에 대한 위임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1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15

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36학급 이상의 학교

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명시되었다[10,13].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는 보건교사 이외에 의료인, 약사를 위

촉하거나 채용할 수 있다[10,13]. 또한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특별한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으로 간호

사를 둘 수 있다[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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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원 보건의료 인력의 법적 역할

유아교육법에서는 계약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별도 조항은 없다. 보건의료활동과 관련

하여 원장의 의무 사항으로 응급조치에서 응급이송(유아교육

법 제17조의3), 건강검진에서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확인 및 추후 필요한 조치에 대한 내용만 유아

교육법 제1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6에 명시되어 있다

[9,15,16].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인 의료법 제2

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는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

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

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

에 대한 교육 ․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간호조무사의 업

무보조에 대한 지도이다[16]. 의료법 제2조의 5호 다목에서 명

시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은 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 4호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

한 업무’를 적용하여 다른 법령에서 간호사의 보건활동을 별

도로 정할 수 있다[17]. 그러나 유치원 간호사의 보건활동에 대

한 별도의 법령은 없다. 유치원의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의료

법 제80조의2에 근거하여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보조라

고 할 수 있다[16].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인 보건교사의 역할은 학

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학생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이며(학

교보건법 제15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10,13]. 보건교사의 의료행위는 학교보건법 시

행령 제23조에서 보건활동을 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명시된 보건교사의 의료행위는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

위에 따른 의약품의 투여이다[13]. 또한 학교보건법 제15조의

2에 따라 보건교사는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와 아나필

락시스 쇼크 시에 한정하여 전문의약품을 투약을 할 수 있다

[10]. 학교보건법 제14조의2에 따라 필요시에는 직접 예방접

종도 가능하다[10]. 보건교사의 보건교육은 보건교사의 배치 

목적(학교보건법 제15조)과 함께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생들의 보건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에 대한 의

무 조항인 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다[10]. 보건교

사는 초 ․ 중등교육법(초 ․ 중등교육법 제21조, 초 ․ 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라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원 자격을 

갖는다[12].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이외에 의료인과 약사

를 둘 수 있는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사와 약

사의 직무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다[10,13]. 학교의사와 약사

의 직무는 주로 자문 및 지도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수행보다

는 간접적인 역할에 한정된다. 학교의사의 직무는 가) 학교보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 관리 및 개

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상담, 바)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이다[13]. 학교약

사의 직무는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

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 

․ 검사이며 다른 직무는 학교의사의 가, 나, 바 호와 같다[13].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간호사

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특별한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학생

을 위한 보조인력으로 둘 수 있으며, 이때 간호사의 직무는 보

건교사의 투약행위 등의 응급처치, 각종 보건활동에 대해 보조

한다[10,14].

4. 유치원 보건의료 인력 관련 법적 문제점 

유치원 보건의료 인력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핵심 보건

의료 인력인 보건교사에 대한 교원 자격이 유아교육법에 명시

되지 않아,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의무가 없고, 유치원 보건의

료 인력의 역할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유치원 보건교사의 법적 교원 자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는 학교보건의 실질적인 업

무를 수행하는 핵심 보건의료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와 함께 교원 자격을 요하는 직군이다.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보건교사는 교원으로 분류되

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간호학과에서 50

학점 이상의 전공과목과 22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간

호사면허증 소지자이다[12,18]. 이러한 양성과정을 통해 부여

된 교원자격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보건교사에 한

정된다. 유치원 교원 자격의 보건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을 법정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교원

에 보건교사가 포함되고 양성과정이 명시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유치원 보건교사 

자격은 없다. 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교에 유치원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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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학교보건법에서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보건교사

는 유치원에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유치원의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법적 배치 의무가 없

다.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계약의사, 간호사와 간호조무

사의 배치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9]. 학교보건법에 따라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의 배치는 의무화되어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유치원 교원의 자격에 보건교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배치 

의무는 있으나 법적 자격이 있는 보건교사가 없는 상태이다. 

유치원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교사 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는 높지만[5], 2021년 기준 유치원에 배치된 보

건교사는 89명(1.0%)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7]. 2019년 코

로나19로 인한 유치원의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로 2016년 

0.1%에 비해 배치율이 높아졌으나, 초 ․ 중등학교에 비해 매우 

낮다. 2021년 교육통계 자료[7]에서 학교 수와 보건교사 수의 

비율로 산출한 배치율은 초등학교 98.5%, 중학교 89.7%, 고등

학교 74.7%, 특수학교 115.5%이다. 또한 2021년 학교보건법

의 개정으로 아직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정 이전에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기준은 학생 수 100명 미만이었다. 개정되기 전 기준을 고려하

더라도 100명 이상 규모의 유치원은 2021년 기준 26.4%에 이

르기 때문에[7] 여전히 유치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낮은 수준

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사의 배치가 의무화 되어 있

는 초 ․ 중등학교와 달리 유치원 보건의료 인력 배치에 대한 의

무조항이 없으므로 유치원 보건의료 인력 배치에 대한 강한 행

정력을 행사할 수 없다[4].

셋째, 유치원 보건의료 인력의 법적 역할은 제한적이다. 유

아교육법에서 보건교사에 대한 교원 자격을 명시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유치원 보건교사는 법적으로 유치원의 보건의료 인

력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 유치원에 보건교사가 일부 배치되

었으나,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초 ․ 중등 교원 자격의 보

건교사로 유치원 보건교사의 법적 지위는 없는 상태이므로 유

치원에서 초 ․ 중등 학교에서와 같은 보건교사 역할을 법적으

로 규정할 수 없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의사와 약사는 주로 자

문 등의 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건의료 

인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이다. 보건교사는 의료법에 따른 

‘그 밖의 보건활동’에 대해 학교보건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보건활동’은 의사의 업무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간

호사의 업무이다[19]. 또한 1형 당뇨의 저혈당 쇼크와 아나필

락시스 쇼크에 한하여 전문의약품 투약도 가능하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무는 명시되어 있

지 않다. 학교보건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질병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보건교사의 업무 보조 역할이다. 그러므로 유

치원에서 간호사는 일반의약품 또는 일부 전문의약품의 투약 

등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료행위

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2016년 유아의 보건관리를 강

화하기 위해 세종시에서 25곳의 공립유치원에 간호사를 배치

한 시범사업에서도 배치된 간호사의 역할 중 투약은 가정에서 

보내온 약을 보관 후 투약하는 역할로 국한되었다[5]. 또한 보

건교사는 교원 자격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보건수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유치원 간호사는 

유치원 교원 자격이 아니므로, 보건수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보건교육을 지원하거나 요보호자에 대한 보건지도를 

하는 역할로 국한된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므로 독립적으로 유치원에서 보건의

료 행위를 할 수 없다.

논 의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보건교사는 독립적으로 폭넓은 보

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명시된 초 ․ 중등

학교 보건교사와는 다르게 유치원 보건교사 자격은 유아교육

법에 명시되지 않아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유치원의 보건교

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또한 학교보건법에 따

라 유치원에도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유치원 보건교사

에 대한 법적 자격이 없으므로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에 대한 

행정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학교보건의 핵심 보건의료 인

력인 보건교사의 유치원 배치율과 명확하지 않고 제한적인 역

할을 초 ․ 중등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감소하고 있는 유아 수와 100명 이하의 소규모 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의 효율성과 유아의 안전성을 재고한 한시

적 운영 방안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유치원 보건교사 자격 및 양성과정에 대한 법률 개정

이 필요하다.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핵심적인 보건의

료 인력으로 간호사보다 폭넓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의료법의 ‘그 밖의 보건활동’에 

근거한 보건교사의 의료행위와 교원 자격으로 독립적으로 수

행하는 보건교육은 유치원의 간호사와 보건교사의 직무를 구

분하는 차이점이다. 그러므로 유치원에서 보건교사가 간호사

가 아닌 법적인 보건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아교

육법에서 유치원 보건교사의 자격과 양성과정에 대해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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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보건교사는 직무 관련 영역에 대한 

50학점과 21학점의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는데[20], 기본이

수과목은 초 ․ 중등 교사, 특수교사와 같이 유치원 교사의 이수 

기준 또한 동일하다. 그러므로 현재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

등 ․ 중등 ․ 특수학교 보건교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고려할 때 유치원 보건교사 교원 자격 또한 별도의 양성과정을 

운영하기보다는 초등 ․ 중등 ․ 특수학교 보건교사에게 추가로 

유치원 보건교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특수교육의 공통영

역 이외에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교사의 기본이수과목의 일

부를 다르게 제시하여 학교급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교사를 양

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교사의 이러한 차별적 양성과정과 

함께 보건교육의 양적 질적 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을 고려할 때[21] 보건교사도 유치원 보건 서비스 및 교육에 대

한 전문성이 있는 보건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교사는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비사범

대학교에서 중등 교원 양성과정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초 ․ 중등교육법 별표2에서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

람으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은 초등학교 정교사 자

격을 받을 수 있다[12]. 이와 유사하게 유아의 건강 및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유치원 보건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일정시간

의 관련 보수교육을 받은 초등 ․ 중등 ․ 특수학교 보건교사에게 

유치원 보건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

(Table 1).

둘째, 보건 거점 국 ․ 공립 유치원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유치원 보건교사 자격을 명시하는 법이 개정되면 

유치원 또한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 ․ 중등학교와 같이 모든 학

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2021년 학교보건법 개정에서

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적 의무는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

하다. 유치원 학생들의 안전과 적절한 보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모든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사립 유치원의 비율이 77.3%로 높고 100

명 미만 규모의 소규모 유치원이 73.6%로 높은 것은[7] 모든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데 현실적 장애요인으로 작용

한다. 특히, 2021년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율이 1.0%에 불과하

기 때문에[7] 전면적인 유치원 보건교사의 배치는 예산 및 인

력 수급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

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 ․ 공립 유치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

며[7,22], 유아의 건강과 안전 또한 국 ․ 공립 유치원을 중심으

로 한 점진적 확대 방안으로서의 한시적 대안이 요구된다. 미

국에서는 간호사, 의사, 치과 위생사,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학

교기반보건센터(school based health center, SBHC)를 중심

으로 유치원과 초 ․ 중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의료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 구강 및 시력 관리 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하고 있

다. 학교기반보건센터(SBHC)는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적 건

강 뿐만 아니라, 비용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

고 있어, 간호사의 학교 배치와 함께 확대 설치되고 있다[23]. 

미국의 학교기반보건센터의 운영 성과는 근거리 학교보건서

비스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 개정되

기 전 학교보건법에 따라 소규모학교에서 1명의 보건교사가 

여러 학교를 담당하는 순회보건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순회보건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모든 학교의 보건교

사 배치를 지연시키며, 본래 근무하는 학교와 순회학교 모두

Table 1. Proposed Amendments to the Act on Qualifications for Kindergarten Health Teachers Teacher

Items
Qualification for Kindergarten Grade II Regular Teachers 

＜Attached table 2 related to article 22 (2)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Current article 1. A person who has graduated from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of a university 
2. A person who has graduated from a college (including a junior college, various schools equivalent or 

higher, and a lifelong education facility recognized for college education under Article 31 (4)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nd who has obtained the prescribed childcare and teaching credits while 
attending school 

3. A person who has majored in the kindergarten curriculum at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r the 
education department of a graduate school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has obtained a 
master's degree 

4. A person who has a certificate of preschool assistant teacher's qualification and has received a 
predetermined re-education with at least 2 years of educational experience 

Proposed 
amendment 
article

------------ (Same as the current article) ------------

5. A person who has completed the necessary continuing education with a certificat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health teacher's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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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건교사 부재 시 안전 공백, 보건실 관리 미비, 보건교육

의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24]. 그러므로 보건교사가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직접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순회보건

교사 제도보다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 ․ 공립 유치원을 보건 거

점 유치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대안

이 될 수 있다. 보건 거점 유치원의 보건교사는 관리하는 유치

원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및 사업 운영, 자문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순회보건교사와 차별성을 갖는다. 코로

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의 비대면 교육과 소통에 대한 인프라

의 구축은 이와 같은 비대면 보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자

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보건 거점 유치원에서는 사전에 관리 

유치원들의 유아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교직원에 대한 비대

면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다. 

거점 보건교사의 원격 건강상담을 통해 필요시 응급처치와 건

강관리에 대한 도움 또한 제공할 수 있다. 질병장애가 있는 유

아의 건강서비스 지원도 가능하다. 질병장애가 있는 유아는 

보건교사가 상주하는 거점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보건교사가 없는 유치원에 질병장애 학생이 입학한 

경우는 간호사를 보조인력으로 해당 유치원에 배치하고 보건

교사의 원격 지도와 감독하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전면 배치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한시적 

정책으로서 효율성을 고려한 국 ․ 공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보건 거점 유치원 운영 제도의 도입은 유아의 보건 서비스와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치가 있다. 보건 거점 유

치원 운영을 위해 보건 거점 유치원의 지정, 보건 거점 유치원

의 관리 학교 보건교사 의무 배치 예외, 보건 거점 유치원의 보

건교사의 역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

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학교보건법에 신설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Table 2). 

결 론

많은 유아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유치원에서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

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치원 보건의료 인력 배치율은 매우 낮

은 수준이다. 유아교육법에서 보건교사의 자격을 명시하지 않

은 법적 문제는 학교보건법에서 폭넓게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배치와 유치원 보건의료인의 의료활동에 대한 법

적 한계와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해 유아의 건강과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일정 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 ․ 중등 ․ 특수 

학교의 보건교사에게 유치원 보건교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유

아교육법 개정안을 제언하였다. 또한 모든 유치원에 보건교사

를 배치하기 위한 점진적 방안으로서 국 ․ 공립 유치원 중심의 

보건 거점 유치원 운영 방안과 이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제언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법적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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