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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literature and related factors used in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s for dental 
hygienists in Korea. Methods: A scoping review was conducted using a five-step method of setting research questions: searching 
for related studies; selecting literature; recording data; and comparing results, summarizing, and reporting. Results: Of the 19 
studies selected, 15 were quantitative and four were qualitative. The most frequently used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was 
the life skills measurement tool, and the related variables were, first, job satisfaction and, second, turnover intention, with most 
individual perspective studies. Communication positively affected job satisfaction and negatively affected turnover intention. 
Conclusions: Communication competency of dental hygienists was an important job-related factor; however, the comunication 
competency scale was insufficient.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 patient-centered dental hygienist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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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의사소통 역량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얼마나 잘 상호작용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이라고 볼 수 있다[1,2]. 최근 의사소통 역량은 의료 전문가의 전문직업성 역량으로도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으며 의료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의
료 수준 및 관심의 증가로 인해 치과 의료기관 내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3,4].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미국치과의사
협회의 교육 인증위원회(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American Dental Education Association)에서는 치과위생사의 핵심역량
으로 의사소통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4]. 또한 환자가 기대하는 좋은 치과 임상가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잘하는 임상가라고 할 수 있다[1].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환자에 대한 태도와 전문성과 같은 상호작용은 환자의 신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사소통 역량은 환자의 치
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유지에도 중요하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역량 수
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간호학 분야에서는 의사소통이 관련된 다양한 문헌 고찰 연구들이 진행되어 의사소통에 관한 국내 간호 연구를 분석한 연구[5],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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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 특성에 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6], 정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7] 등 다각적인 측면
에서 최근 연구 동향과 향후 연구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다.

치과위생사 분야에서 의사소통 역량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관련된 연구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연구는 여전히 부족
한 상태이다. 주제 범위 문헌 고찰은 특정 주제 및 연구 영역의 개념, 주요 정보원,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유형을 맵핑하기 위해 수행되며, 특히 영
역이 복잡하거나 이전에 포괄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경우 실무, 연구, 정책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된다[8,9].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역량 척도를 이용한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주제 범위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이 관련한 연구 방법, 연구 도구, 관련 변수, 주요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 역량 관련 주제 범위 문헌 고찰 연구이다. 주제 범위 문헌 고찰은 연구 영역을 뒷받침하는 주요 개념

과 근거의 출처 및 유형을 도식화(Mapping)하여 연구 활동의 범위와 성격을 조사하고,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위한 연구 결과를 요약 및 확산
하며, 기존 문헌의 연구 차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8]. 본 연구는 Arksey와 O’Malley[8]의 5단계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으
로는 연구 질문 설정, 관련 연구 검색, 문헌 선정, 자료 기록, 결과의 대조, 요약 및 보고의 과정을 포함한다.

2. 연구절차

1) 1단계: 연구 질문 설정
주제 범위 문헌 고찰의 첫 번째 단계는 연구 질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연구 질문은 주요 개념, 연구 대상, 중재, 연구 결

과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1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정하였다. “국내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을 다룬 연구의 동
향은 어떠한가?”, “국내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 관련 변수는 무엇인가?”, “국내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 관련 연구의 주요 결과는 무엇인가?”

2) 2단계: 관련 연구 검색
국내 치과위생사의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헌 검색 범위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학술지로 설정

하였다. 1차 문헌 검색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추가 검색은 5월 30일에 실시하였다. 검색 원천으로는 한국
보건의료연구원에서 권장하는 COre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였다[11]. 대상 논문은 학술연구 정보서비스(RISS), 한국 학술정보(KISS), 국가과
학 기술정보 센터(NDSL), DBPIA,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Science ON, 국회 전자도서관 검색 도구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사용된 검색어
는 ‘치과위생사’ (AND ‘의사소통’ OR ‘커뮤니케이션’ OR ‘의료커뮤니케이션’)이었다.

3) 3단계: 문헌 선정
문헌 선정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국내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 연구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게재 연구, 

(2) 국내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의사소통 연구, (3) 한국어, 영어로 출판된 연구이다. 제외 기준은 (1) 학술대회 발표 자료, (2) 출판되지 않은 보고
서나 학위논문, (3)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언어로 발표된 연구로 하였다. 연구의 포함 기준과 제외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성이 모호한 경우 제외
했다, 총 196건이 검색되었고 중복 자료 153편을 제외하고 43편을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였다. 연구 주제, 대상자, 변수 등 선정 기준에 맞지 않
는 연구 24편을 제외하고 19편이 선정되었다. 최종 분석 문헌 19편은 원문을 확보하고 엑셀로 정리하였으며, 자료 선정 과정은 <Fig. 1>과 같다.

4) 4단계: 자료 기록 및 결과의 대조
본 연구에서의 분석 틀은 게재 시기, 연구 윤리 심의 여부, 대상자 수, 연구 방법, 자료 분석 방법, 연구 도구,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증, 연구 도

구의 타당도 검증, 관련 변수, 주요 연구 결과로 구성하였다. 관련 변수는 개인 관점, 조직관점, 환자 관점으로 분류하였다[12].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ver. 23.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부호화한 후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 통계량을 구하고, 내용을 요약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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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연구결과

1. 분석 대상 문헌의 일반적 특성
분석 대상 문헌의 게재된 시기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였다. 2020년도에 4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고, 2017년, 2022년에 각각 3편씩 게

재되었고,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는 없었다.
양적연구에서 적절한 표본 수 선정은 G*power 산출이 10편[13,17,19-25,30]이었고, 구체적인 산출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가 5편

[15,18,26,27,29]이었다.
질적 연구는 총 4편으로 표본 선정의 특성을 ‘소수(Small), 계획적(Non-random), 이론적(Theoretical)’으로 제시하여 특정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 구성을 목적으로 표본을 선정한 논문이 1편[14], 눈덩이 표집법 선정 1편[16], 의도적 표집법 선정 1편[30] 구체적인 산출 방법
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가 1편[28]이었다. 연구 수행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연구는 10편[14,16-17,19-20,22-23,25,30-
31]이었다. 연구 참여자 수는 양적연구가 159명에서 483명까지였고, 질적 연구는 3명에서 36명으로 19편 분석 논문에서 연구 참여자는 총 3,792
명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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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의 분석 방법과 측정변수
분석 논문에서 15편이 양적연구로 모두 비 실험연구였으며 질적 연구는 4편[14,16,28,30]이었다<Table 2>. 분석 방법은 비 실험연구 15편 중, 

상관분석만 진행한 연구가 3편[15,17,29], 회귀분석이 9편[13,18,20,21,23-25,27,31], Kolmogorov-Smirnov test로 확인한 연구 1편[19], 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분석연구 1편[22], 요인분석 연구는 1편[26]이었다. 질적 연구[14]는 CVI 값을 통한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현상학적 분석 방법 진행[16],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비모수 검정법 실시[28], 초점 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30].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Lee[34] 연구의 생애 능력 측정도구의 의사소통 능력 항목으로 총 6편에서 사용되
었으며, Hur[35]의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GICC)가 2편에서 사용되었다. 신
뢰도를 검증한 연구는 12편으로 이들 연구는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내적 일관성 신뢰도로 도구를 검증하였다.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한 연
구는 1편이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통해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1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N=19)
Variables Categories N(%)
Publication year 2013-2014 2(10.5)

2015-2016 3(15.8)
2017 3(15.8)
2018 1(5.3)
2020 4(21.1)
2021 2(10.5)
2022 3(15.8)
2023 1(5.3)

Sampling G*power 10(52.6)
No 5(26.3)
Not applicable 4(21.1)

IRB approved Yes 10(52.6)
No 9(47.4)

Number of subjects Total 3,792
Quantitative 3,731
Qualitative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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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소통 관련 요인
의사소통이 관련 있는 영향 요인은 개인 관점, 조직관점, 환자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개인 관점 요인은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이직 의도, 정보 활용 역량, 잡크래프팅, 전문 직관, 셀프리더십, 직무스트레스 등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직무만족, 이직 의도가 가장 많았다. 조직관점은 조직몰입, 조직 내 의사소통이었으며, 환자 관점 요인은 환자 만족도, 치료지시 이행, 재
이용 의사, 구전을 포함하고 있었다<Table 3>.

Table 3. Variables related to communication

References Research purpose
Related variables

Individual Organizational Patient
[13] Effect - Job stress 

- Job satisfaction 
- Intention to change one’s job

[14] FGI
[15] Correlation - Job satisfaction 
[16] FGI
[17] Correlation
[18] Effect - Knowledge

- Attitude
- Action of the elderly

[19] Comparison 
[20] Effect - Job satisfaction

- Turnover intention
- Organizational commitment

[21] Effect - Job satisfaction
- Intention to turn over

[22] Comparison
[23] Effect - Information utilization capability

- Job crafting
[24] Effect - Job satisfaction - Communication with in an 

organization
[25] Effect - Professional staff

- Self-leadership
- Job performance capability

[26] Scaledevelopment 
[27] Effect - Medical service 

- Satisfaction a word of mouth 
about the intention to reuse

[28] Comparison
[29] Correlation - Professional behavior and ethical 

decision-making skills
- Knowledge of clinical dentistry 

work and ability to apply 
technology

- Dental clinical and community 
management capabilities

- Evidence-based integrated 
think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30] FGI 
[31] Effect - Medical service 

- Satisfaction
- Implementation of treatment 

instructions
FGI: focus group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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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소통 관련 연구의 주요 결과
분석 논문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4>.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8편이었으며, 치과병원에 근무하고, 노인 환자에 대한 선

호도가 높고, 행동이 긍정적일수록 노인에 대한 의사소통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정보 활용 역량은 의사소통 능력에 유의
한 영향을 주었으며[23]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 역량은 조직유효성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의사소통 역량은 직무만족에 
양의 영향을 주었으며, 이직의도에는 음의 영향을 주었다[21]. 의사소통 유형 중, 정보 제공 적 유형과 친화적 유형은 환자의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 구전, 치료지시이행에 양의 영향을 주었다[27,31]. 개인의 의사소통은 조직 내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14].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 개인의 의사소통은 직무만족과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13,15,21,24], 일부 연구에
서 개인의 의사소통이 전문 직관, 셀프리더십, 직무 수행 능력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25]. 의사소통과 이직 의도는 음의 상관관계의 결과
를 보였다[13,21]. 의사소통 각 영역 간의 상관관계는 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고정 관념적 사고능력 극복만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17]. 치과위생사의 핵심역량 세부 영역 간에도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의사소통 능력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역량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임상 치위생과 임상 치과 업무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29].

비교 연구의 주요 결과는 의사소통 중요성 인지도와 의사소통 능력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22], 치과위생사가 생각하는 의사소통 능력과 일반
인들이 느끼는 의사소통 능력에도 차이가 있었다[19]. 치과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 이후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수업 운영 전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결과가 있었다[28].

질적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교육이 해당 학년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으로 구성하되 단계적으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 교육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과와[14], 치과위생사 간 의사소통은 ‘외면하고 싶은 관계’, ‘견해차로 인한 소통의 부재’, ‘공적 업
무로의 복귀’, ‘새로운 소통의 시작’과 같이 4개 범주로 도출되었다[16]. 아울러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의사소통 교육에 관한 임상가와 교육
자의 견해를 해석하고 개념화하여 분석한 결과, 4개의 핵심 범주는 ‘의사소통 교육 시기와 방법’, ‘교과목 표준화와 교육환경’, ‘의사소통 역량 평
가’, ‘의사소통 교과목에 대한 인식’으로 도출되었다[30].

환자가 인식하는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도구 개발 연구에서는 3개의 하위 요인인 ‘정보 제공’, ‘배려와 존중’, ‘불안과 통증 감소’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 24개 문항이 개발되었다[26].

Table 4. Main findings of the studies

No Related variables Main finding
Effect Correlation

[13] - Job stress -
- Job satisfaction +
- Intention to change one’s job -

[18] - Knowledge of the elderly
- An attitude toward the older adults
- Behavior toward the elderly + -
- Working at a dental hospital +
- Preference for the elderly +

[20] -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21] - Job satisfaction + +

- Intention to change one’s job - -
[23] - Information utilization capability + +

- Job crafting (cognitive processing) + +
- Job crafting (relationship processing) + +
- Job crafting (overwork processing) +

[24] - Job satisfaction +
- Intra-organizational communication + +

[25] - A professional officer +
- Self-leadership +
- Job performance capabil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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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o be continued

No Related variables Main finding
Effect Correlation

[27] Type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provisional)

- Dental medical service satisfaction Satisfaction (+) +

- Intention to reuse +
- Word of mouth +

Type of communication (friendly) - Dental medical service satisfaction Satisfaction (+) +
- Intention to reuse +
- Word of mouth +

Type of communication 
(authoritative)

- Dental medical service satisfaction Satisfaction (+) -

- Intention to reuse -
- Word of mouth -

[31] Type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provisional)

- Dental medical service satisfaction +

- Implementation of treatment instructions +
Type of communication (friendly) - Dental msedical service satisfaction +

- Implementation of treatment instructions +
Type of communication 
(authoritative)

- Dental medical service satisfaction -

- Implementation of treatment instructions
[15] Communication (openness) - Job satisfaction +

Communication (accuracy) - Job satisfaction +
[17] Gathering information

listening overcoming stereotyped 
thinking
Creative communication,
self-disclosure
leading communication
Understanding the perspective of 
others

* Correlation
- Lead communication and <-> Understanding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
- Self-disclosure <-> Understanding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
- Self-disclosure <-> Lead communication (+)
- Gathering information <-> Creative communication (+)
- Self-revealing <-> Listening (+)
- Understanding the perspective of others <-> Listen (+)
- Overcoming stereotypic thinking ability <-> Listen (-)
- Overcoming stereotyped thinking skills <-> Self-disclosure (-)
- Overcoming stereotypic thinking ability <-> Lead communication (-)
- Overcoming stereotyped thinking skills <-> Understanding the perspective of others (-)

[29] - Professional behaviour and ethical decision-making skills +
- Ability to apply knowledge and skills of clinical dentistry work +
- Dental clinical and community management capabilities +
- Evidence-based integrated think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
- International sense and competence as a global health care
  professional

+

[19] Communication Awareness - Communication ability objective degree of agreement
- Communication ability subjective degree of agreement
- Communication skill accuracy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erception of dental hygienists and the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about 
their ability to communicate.

[22] Ability to communicate -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Communication importanc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recogni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28] - Details of operation of dental medical communication course
- Changes before and after class operation on competency
- Changes before and after class operation on detailed competencies
- Changes in perception before and after class operation
- Overall satisfaction assessment for classes after class

[26] - Communication skills are developed into 24 questions in three categories: consideration and respect, information provision, and 
communication to reduce anxiety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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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o be continued

No Related variables Main finding
Effect Correlation

[14] - Reasonable training content and timing for each week, and suitable for certification evaluation criteria
- It shall be composed of learning contents appropriate to the level of the relevant grade, but stepwise and connecte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part that can be exposed to theory and practical learning.

[16] - Communication between dental hygienists is derived into four categories: ‘absence of communication due to differences in position’, 
‘relationship that wants to be neglected’, ‘return to public work’, and ‘starting a new c ommunication’.

[30] - Communication education required of dental hygienists is derived into four key categories: ‘When and How to communicate education’, 
‘Course s tandardizatio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Communication competency evaluation’, and ‘Awareness of communication 
subjects’.

총괄 및 고안
의사소통 역량은 치과위생사의 직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1]. 본 연구는 국내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에 관한 주제 범위 문헌 고찰로 

19편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역량 관련 의미 있는 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할 수 있었다.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 관련 논문 게재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9편의 연구가 게재되었으며 치과위생사의 근무 현장에서 의사소통의 중

요성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매년 2편 이상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다수가 단면 연구였다. 
이는 치과 병의원에서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연구 방법에서 양적연구가 15편으로 대다수였으며 질적 연구 4편[14,16,28,30]이 이루어졌으나 문헌 고찰 
연구는 한편도 게재되지 않아 추후 국내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헌 고찰, 질적 연구, 혼합 연구 등 다양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였다.

연구 참여자 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G*power로 적정 표본 수를 산출하여 근거를 제시한 연구는 10편(52.6%)에 불과하였고, 연구 윤리성 
확보를 위해 IRB 승인을 받은 연구도 10편(52.6%)이었다. 이는 향후 연구의 질적 관리 차원에서 엄정한 연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
다.

본 분석 대상 연구에서 통계분석 방법은 대부분이 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의사소통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인과성을 확인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사용된 측정 도구는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가 대부분이었으며, Lee[34] 
연구에서 개발한 생애 능력 측정 도구의 의사소통 능력 항목이 총 6편에서 사용되었다[17-20,22,23]. Hur[35]의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
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GICC)는 2편에서 사용되었는바[21,25] 이는 의사소통에 관한 국내 간호 연구 분석 
연구[5]에서 GICC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의사소통 관련 영향 요인은 직무만족, 이직 의도와 같은 개인 관점의 변수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13,15,18,20,21,23-25,29]. 총 19편 중 조직관점 변수는 2편[20,24], 환자 관점의 변수는 2편[27,31]만이 게재된 것은 영향 요인
을 밝히는 연구가 충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주요 연구 결과는 상관관계와 영향력 분석 결과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의사소통 역량은 조직유효성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20] 직무만족에 긍정적, 이직 의도는 부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21]. 특히 노인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제시한 연구는 특정 대상자에 대한 의사소통 영향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고령 사회에서 치과위생사가 노인과의 의사소통 대처 전략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18].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 역
량이 환자의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 구전, 치료지시이행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의사소통 유형 중에서도 정보 제공적 유형과 
친화적 유형이 양의 영향을 주었다[27,31]. 또한 정보 활용 역량, 잡크래프팅과 의사소통과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 결과[23]는 치과위생사의 실
무에서 의사소통 역량 강화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치위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필
요한 미래 지향적 연구를 위한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

비교 연구의 경우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지와 실제 의사소통 역량 간의 차이 분석 연구[22]와 치과위생사와 일반인들이 느끼는 의사소통 역량
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접근과 노력이 곧 일반인의 인식을 개선할 뿐 아니라 구강 진
료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19].

치과위생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에서 의사소통 역량은 필수적이며, 또 다른 핵심역량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29]와 대학 교육과
정 내에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 전, 후의 성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체계적인 의사소통 교육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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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14,28]. 또한 치과 병의원에서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환자가 느끼는 신뢰와 만족도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이 재이용 의사나, 구전, 치료지시 이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통해 앞으로도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 역량을 향
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27,31].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 관련 문헌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 역량 관련 연구 방향을 탐색한 첫 연구이다. 그
러나 국내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데 제한적이어서 앞으로는 국외 연구 경향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사소통 문헌 고찰 연구를 시행하여 전반적인 특성을 규명하였다. 
둘째, 국내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 관련 변수를 개인, 조직, 환자 관점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치과위생사
의 개인적인 태도 및 의사소통 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조직과 환자와의 관계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환자 중심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과 함께 관련 변수들과의 횡단면 연구뿐 아니라 종
단면 연구 및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된다.

결론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발표된 국내 치과위생사 관련 의사소통 역량 척도를 분석하고, 관련 요인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도구에는 의사소통 역량 측정 도구, 의사소통 유형 측정 도구. 의사소통에 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이 있으며 

의사소통 역량을 측정 도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2. 의사소통 관련 변수는 개인 관점 요인이 가장 많았으며,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와의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다.
3. 의사소통 역량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 요인이었고, 이직 의도는 부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향후 치과위생사들의 핵심역량인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계속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며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인 환자 중심의 치과위생사 의사소통 역량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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