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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1∼2022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2세 영구치우식 경험자율은 58.4%로 나타나 2015년 

54.6%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

식경험영구치지수는 2012년 이래로 평균 1.8∼1.9개 

수준에 머물러 있다1). 치아우식증은 사회적 비용이 

높은 만성질환2)으로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치면열구

전색, 불소이용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치면열구전색술은 교합면 소와열구의 좁고 깊은 부

위에 효과적인 항우식 효과를 나타내는 술식으로 치

면열구전색제의 유지를 통해 소와열구 우식증을 예방

할 수 있다3). 치아우식증은 매끄러운 표면보다는 소

와열구에서 증가하는데 소와열구우식증은 영구치 대

구치 치아우식증의 약 90%이상, 소아청소년 유치우식

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4). 따라서 어린이를 대상

으로 우식예방과 초기병변의 진행을 예방하는데 안전

4)하고 비용효율성3)이 좋은 치면열구전색술은 효과적

인 측면에서 충분한 장점을 가진 술식이다.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기검진 및 유지 보수의 중요

성이 강조된다3,4). 

치면열구전색의 경우 2009년 12월 만 6∼14세 소아

의 제1대구치(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건전치아)

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 

12월에는 교합면이 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건전치

아로 그 대상치아를 확대하였다. 2012년 10월에는 제

1,2대구치로 대상치아의 확대 및 만 14세 이하로 연령

층을 확대하였으며 2013년 5월에는 18세 이하로 연령

층 확대, 2017년 본인부담금 비율을 30%에서 10%(의

료급여 15%에서 5%)로 감면 등의 지속적인 제도조정을 

이루었다5). 이처럼 지속적인 보장범위의 확대를 바탕

으로 만 12세 아동의 치면열구전색 영구치 보유자율

은 2010년 48.9%에서 2021∼2022년도에는 66.1%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치면열구전색 영구치 수 또한 

2010년에 1.6개에서 2021∼2022년에는 2.4개로 증가

하였다. 그러나 2018년도에 치면열구전색 영구치 수

는 2.3개로 확인되었다. 즉 2018년도 이후부터 치면열

구전색 영구치 수는 다소 정체 중인 상태로 보여진다

1). 치면열구전색의 급여화로 인한 보장성 제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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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른 추이에서 치면열구전색 환자수가 2010년에

는 전체환자의 약 4.6%였으나 2017년에는 약 1%로 감

소된 것과6) 소아치과에 내원한 환자 중 치면열구전색

술의 감소추세7)가 이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치면열구전색과 관련된 연구는 일반적으로 보장성 

강화로 인한 수혜현황 등의 현황분석6,8-11)이 주를 이

루었으며, 치면열구전색에 대한 인식관련 선행연구는 

치과의사12)혹은 치과위생사 등의 치과의료진13), 학부

모14), 교사15), 학생16)등의 특정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치

면열구전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긍정적

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치과의료진의 경우 치면열

구전색에 대한 임상적인 부분 혹은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비율에 대한 인식12,13), 학부모의 경우 사회경

제학적 수준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에 대한 인식차이14), 

교사의 경우 치면열구전색 및 구강건강증진 인식향상

을 위한 방안마련15), 학생의 경우 구강보건교육을 통

한 치아우식증 예방 및 구강건강관련 정보나 지식 전

달 외에 습관과 행동의 변화를 위한 개입16)을 보고하

고 있다. 각 연구대상의 특징을 반영하여 치면열구전

색을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치면열구전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비정형 빅

데이터 분석방법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치면열구전색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정체되어 있는 치면열구전색의 활성화를 위한 

단서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인터넷 

자료를 수집하여 치면열구전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때 치면열구전색 보장성 제도

의 변화시기에 따라 인식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

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관점에서의 치아우식

증 예방을 위한 치면열구전색의 활성화에 대한 방향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건강보험에서 치면열구전색에 대한 보

장성 정책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

자 1차부터 5차까지 시기를 나누어 분류하였다. 1차

시기(2009.12.1.∼2010.11.30.), 2차시기(2010.12.1.∼

2012.9.30.), 3차시기(2012.10.1.∼2013.5.5.), 4차

시기(2013.5.6.∼2017.9.30.), 5차시기(2017.10.1.∼

2022.12.31.)로 각각 설정하였다. 5차시기의 경우 2017

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까지 기간을 설정하였다5). 이는 치면열구전색

에 대한 보장성 정책의 변화가 반영된 시간적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공간적 범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 네이버(웹문서, 블로그, 뉴스, 카

페, 지식인, 학술정보전체, 웹문서), 다음(티스토리, 뉴스, 

카페, 웹문서), 구글(웹문서, 뉴스, 구글페이스북, 웹문서), 

유튜브, 트위터로 설정하였다.   

2.2.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텍스톰(textome)을 사용하여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텍스톰은 비정형 빅데이터의 분석인 

텍스트 마이닝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소셜 메

트릭스 프로그램이다. 온라인상의 관련 텍스트를 수

집하여 데이터 세트를 만들며, 단계적인 처리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정제 처리한다. 텍스톰은 데이터의 검

색 키워드의 공출현 빈도에 의한 매트릭스 생성 및 키

워드 순위를 제공한다17). 텍스트 수집을 위해서 핵심 

키워드를 입력 시 입력한 단어의 변형없이 입력된 그

대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수집

할 수 있는 연산자로 “”를 이용하여 “치아홈메우기”

를 수집키워드로 입력한 후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

다. ‘치면열구전색’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텍스트 

수집을 하였을 때 수집된 정보의 용량은, 대중에게 좀 

더 친숙한 ‘치아홈메우기’로 텍스트 수집을 하였을 때 

정보의 용량보다 적었다. 1차시기의 경우 ‘치아홈메

우기’로 수집된 데이터용량은 422.27KB 였으나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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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구전색’으로 수집된 데이터용량은 235.12KB, 5차

시기의 경우 ‘치아홈메우기’로 수집된 데이터용량은 

1.75MB 였으나 ‘치면열구전색’으로 수집된 데이터용

량은 599.51KB였다.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는 ‘치아홈메우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1차시기에는 2,547개, 

2차시기에는 3,191개, 3차시기에는 2,644개, 4차시기

에는 4,418개, 5차시기에는 4,650개의 키워드가 도출

되어 총 17,450개의 키워드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데

이터 분석을 위한 전처리 작업으로 형태소 세분화 작

업과 불용어 제거를 시행하였다18). 분리정제 단계에서

는 제목과 내용을 모두 포함시켰으며, 키워드의 중복

으로 인한 영향력을 최소화 하고자 URL 기반 중복제

거를 수행하였다. 한국어 키워드 처리 시 문자열을 토

큰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형태소 분석기로 Mecab을 이

용하였다. Mecab은 원문의 띄어쓰기에 크게 의존하

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을 참조하여 어휘

를 구분한다. 분석품사는 일반명사, 고유명사, 의존명

사, 단위명사, 수사, 대명사로 지정하였다. ‘년,’ ‘후’, 

‘등’, ‘것’, ‘중’, 등의 의미없는 키워드는 제거하였으며, 

‘어금니’는 ‘대구치’로 통일하였다. ‘초등’과 ‘학교’는 ‘초

등학교’, ‘진료’는 ‘치료’, ‘본인’과 ‘부담’은 ‘본인부담’으

로 키워드를 통일하여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

록 분석을 진행하였다.  

2.3. 연구방법

건강보험에서 치면열구전색에 대한 보장성 정책의 

변화 시기에 따라 텍스톰을 이용해 산출된 키워드를 

활용하여 첫째, 각각 상위 키워드 30개의 빈도수를 확

인하였다. 둘째, 텍스톰에서 산출된 빈도와 매트릭스 

파일을 활용하여 시기별 의미 연결망의 구조적 특징

으로 노드 수, 링크 수, 밀도를 나타냈다. 셋째, 중심

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심성은 전체 연결망에서 노

드의 상대적 중요성을 타나내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

서는 연결중심성(Centrality degree)을 활용하였는데 이

는 가장 간단하게 중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방법

이다. 연결중심성은 한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

드들의 합으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계량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9). 넷째,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상관분석을 활용하여 각 시기별 매트릭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QAP 상관분석은 두 네

트워크 간의 관련성을 검정하는 대표적인 기법이다. 

서로 다른 두 네트워크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

무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방식으로 두 네트워크 

간 상관관계의 정도를 Pearson상관계수를 가지고 측

정한다.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QAP 상관분석은 네트

워크 사이에 구조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하는데 적합한 분석방법이다20). 다섯째, 수집된 키워

드 간 관계성을 확인하고자 동시출현 단어분석(Co-

Occurrenc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두 키워드가 문헌

에서 동시에 출현하였을 때 두 키워드가 표현하는 연

구주제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는 분석방법이다21).

3. 연구 결과

3.1.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의 시기별 상

위 키워드 빈도분석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치아홈메우기와 관련된 

상위 30개의 키워드를 시기별로 확인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각 시기별로 상위 5위까지의 키워드를 제시

하면 1차시기에는 ‘치료’, ‘건강보험’, ‘충치’, ‘어린이’, 

‘불소도포’, 2차시기에는 ‘충치’, ‘어린이’, ‘치료’, ‘구

강’, ‘불소도포’, 3차시기에는 ‘충치’, ‘어린이’, ‘예방’, 

‘치료’, ‘구강’, 4차시기에는 ‘충치’, ‘어린이’, ‘치료’, ‘구

강’, ‘예방’, 5차시기에는 ‘치료’, ‘충치’, ‘어린이’, ‘구

강’, ‘치과’ 순으로 나타났다.  

1차시기에는 치아홈메우기와 관련한 건강보험 보장

성 정책이 반영되어 ‘건강보험’의 혜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장성’ 키워드도 등장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3차시기 이후에는 ‘치료’

의 개념과 더불어 ‘예방’의 개념이 등장하여 치아홈메

우기는 어린이의 충치를 예방하는 술식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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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equency of keywords related to pit and fissure sealants by period

Rank
1st period 2nd period 3rd period 4th period 5th period

Keywords Frequency Keywords Frequency Keywords Frequency Keywords Frequency Keywords Frequency

1 Treatment 826 Cavities 1207 Cavities 1088 Cavities 2936 Treatment 4541

2 NHI 772 Children 1167 Children 1036 Children 2737 Cavities 3761

3 Cavities 761 Treatment 1149 Prevention 936 Treatment 2634 Children 3524

4 Children 707 Oral 1073 Treatment 810 Oral 2065 Oral 3255

5
Fluoride 

application
542

Fluoride 
application

1068 Oral 757 Prevention 1925 Dentistry 3074

6 Oral 508 NHI 892
Public health 

center
659 Dentistry 1820 Prevention 2511

7 Dentistry 476 Prevention 777
Fluoride 

application
645

Fluoride 
application

1761 Health 1957

8 Prevention 475 Dentistry 707 Dentistry 552 Health 1593
Fluoride 

application
1897

9 Health 434 Health 665 Resin materials 456 Sealant 1455
Elementary 

school
1611

10 Public health 338
Public health 

center
664 Health 434

Elementary 
school

1179 Sealant 1386

11 Bussiness 301 Public health 656 NHI 413
Public health 

center
1026 Bussiness 1109

12 Molars 290
Elementary 

school
554 Permanent tooth 355 NHI 1005 Examination 1066

13
Elementary 

school
271 Bussiness 437 Molars 339 Copayment 891 Public health 1065

14
Public health 

center
270

Tooth 
brushing

419 Food debris 315 Molars 809 Care 1042

15 Copayment 240 Molars 375
Elementary 

school
312 Public health 765 Molars 1025

16 Care 197 Care 368 Bussiness 280 Bussiness 745 Copayment 972

17 Sealant 189 Examination 351 Sealant 264 Care 679 NHI 941

18 Examination 147 Education 339 Care 257 Examination 510 Education 755

19 Education 142 Sealant 297 Public health 244 Education 509
primary care 

doctor
730

20 Free 137 Free 228 Tooth brushing 214
Resin 

materials
486

Permanent 
tooth

721

21
Permanent 

tooth
101 Food debris 187 Kindergarden 208

Permanent 
tooth

484
Public health 

center
546

22 Cost 91 Method 159 Education 187
Tooth 

brushing
447 Panorama 523

23
Tooth 

brushing
89

Permanent 
tooth

144 Examination 170 Effect 355 Support 512

24 Method 74 Region 137 Recommendation 142 Free 306 Free 491

25 Dentist 73 Effect 121 Free 83 Food debris 298
Tooth 

brushing
447

26 Region 66 Kindergarden 115 Effect 82 Kindergarden 290 Effect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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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경우 3차시기까지는 점차 순위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후는 감소경향을 나타냈

다. ‘초등학교’의 경우 3차시기 이후에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치아홈메우기의 경

우 3차시기까지는 지역내 보건소 사업의 일환으로 진

행되었으나 이후에는 초등학교 계속구강건강관리사

업에 따라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구강보건실에서 

실시22)된 영향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무료’와 같은 단어의 경우 시기별로 20위, 20위, 25

위, 24위, 24위로 나타났다. 치아홈메우기 적용기준, 

즉 취약계층 혹은 의료급여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진

료 혹은 탈락 시 재도포의 기준 등에 대한 인식은 지

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1차, 2차시기에는 ‘비용’, ‘발치’와 같은 키워드가 도

출된 특징이 있으나 4차, 5차시기에는 ‘본인부담금’, 

‘레진재료’와 같은 키워드가 도출된 것으로 보아 시간

이 지날수록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인식의 증가가 나

타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3.2.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의 시기별 의

미연결망 간 구조적 특징

치아홈메우기의 시기별 의미연결망 구조적 특징은 

Table 2와 같다. 키워드를 의미하는 각 시기별 의미연

결망은 30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관계를 

제시하는 링크수는 1차 시기부터 5차시기까지 860개

∼870개 범위 내에서 제시되었다. 연결관계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밀도지수는 모든 시기별 약 1.00으로 

확인되었다. 밀도는 0과 1의 범위에 존재하며 밀도값

이 1에 가까울수록 네트워크의 연결관계에서 집중성, 

결속도 및 응집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각 시기

별로 치아홈메우기로 수집된 다양한 키워드들은 상당

한 유기적 연결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의 시기별 연

결중심성 분석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키워드의 연결관계를 확인

하고자 시기별로 진행된 연결중심성 분석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차시기에는 ‘치료’, ‘충치’, ‘건강보

험’, ‘어린이’, ‘불소도포’, 2차시기에는 ‘충치’, ‘치료’, 

‘어린이’, ‘구강’, ‘불소도포’, 3차시기에는 ‘충치’, ‘예

방’, ‘어린이’, ‘치료’, ‘구강’, 4차시기에는 ‘충치’, ‘치

료’, ‘어린이’, ‘구강’, ‘예방’, 5차시기에는 ‘치료’, ‘어린

이’, ‘구강’, ‘충치’, ‘치과’로 나타났다. 충치치료를 위

한 술식으로 치아홈메우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차시기부터 4차시기까지 상위 5위

까지 키워드의 연결중심성 순위는 동일 순위의 키워

드 빈도수와 비교했을 때 2위와 3위의 순서가 뒤바뀐 

경향을 보였다. 그 외는 빈도분석의 순위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ank
1st period 2nd period 3rd period 4th period 5th period

Keywords Frequency Keywords Frequency Keywords Frequency Keywords Frequency Keywords Frequency

27 Effect 61 Extraction 108
primary care 

doctor
80 Methods 277 Methods 405

28 Beneficiary 61 Beneficiary 107 Region 63 Sealing 232 Food debris 402

29
Expanding 
Coverage

48 Sealing 96 Methods 54 Beneficiary 217
Resin 

materials
375

30 Extraction 47
Vulnerable 

Class
71 Habits 53  Adolescents 185

Deciduous 
teeth

296

Table 2.   Structural features between semantic networks 

of pit and fissure sealants by periods

Divisions Nodes Links Densities
1st period 30 860 0.989
2nd period 30 870 1.000
3rd period 30 862 0.991
4th period 30 870 1.000
5th period 30 87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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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degree centrality of pit and fissure sealants by period 

Rank
1st period 2nd period 3rd period 4th period 5th period

Keywords Degree Keywords Degree Keywords Degree Keywords Degree Keywords Degree
1 Treatment 0.324 Cavities 0.350 Cavities 0.239 Cavities 0.326 Treatment 0.335
2 NHI 0.286 Children 0.345 Children 0.198 Children 0.308 Cavities 0.240
3 Cavities 0.300 Treatment 0.347 Prevention 0.225 Treatment 0.310 Children 0.268
4 Children 0.278 Oral 0.345 Treatment 0.088 Oral 0.249 Oral 0.261

5
Fluoride 

application
0.201

Fluoride 
application

0.321 Oral 0.086 Prevention 0.234 Dentistry 0.212

6 Oral 0.192 NHI 0.233
Public health 

center
0.152 Dentistry 0.209 Prevention 0.189

7 Dentistry 0.198 Prevention 0.233
Fluoride 

application
0.080

Fluoride 
application

0.216 Health 0.152

8 Prevention 0.193 Dentistry 0.214 Dentistry 0.065 Health 0.191
Fluoride 

application
0.145

9 Health 0.167 Health 0.209 Resin materials 0.182 Sealant 0.155
Elementary 

school
0.135

10 Public health 0.136
Public health 

center
0.157 Health 0.059

Elementary 
school

0.141 Sealant 0.093

11 Bussiness 0.113 Public health 0.196 NHI 0.057
Public health 

center
0.106 Bussiness 0.097

12 Molars 0.131
Elementary 

school
0.183 Permanent tooth 0.134 NHI 0.115 Examination 0.091

13
Elementary 

school
0.094 Bussiness 0.126 Molars 0.086 Copayment 0.079 Public health 0.094

14
Public health 

center
0.114 Tooth brushing 0.131 Food debris 0.128 Molars 0.105 Care 0.088

15 Copayment 0.100 Molars 0.131
Elementary 

school
0.041 Public health 0.101 Molars 0.070

16 Care 0.071 Care 0.114 Bussiness 0.035 Bussiness 0.092 Copayment 0.056
17 Sealant 0.071 Examination 0.127 Sealant 0.025 Care 0.088 NHI 0.067
18 Examination 0.060 Education 0.116 Care 0.030 Examination 0.068 Education 0.067

19 Education 0.064 Sealant 0.091 Public health 0.031 Education 0.065
primary care 

doctor
0.066

20 Free 0.058 Free 0.070 Tooth brushing 0.025 Resin materials 0.061 Permanent tooth 0.055

21
Permanent 

tooth
0.042 Food debris 0.071 Kindergarden 0.074 Permanent tooth 0.060

Public health 
center

0.043

22 Cost 0.040 Methods 0.045 Education 0.023 Tooth brushing 0.059 Panorama 0.046

23
Tooth 

brushing
0.041 Permanent tooth 0.050 Examination 0.021 Effect 0.047 Support 0.043

24 Method 0.027 Region 0.045 Recommendation 0.067 Free 0.034 Free 0.040

25 Dentist 0.046 Effect 0.043 Free 0.012 Food debris 0.037 Tooth brushing 0.036

26 Region 0.025 Kindergarden 0.048 Effect 0.010 Kindergarden 0.038 Effect 0.036

27 Effect 0.029 Extraction 0.040
Primary care 

doctor
0.011 Methods 0.036 Methods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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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의 시기별 

QAP 상관분석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각 시기별 네트워크 사이에 

구조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QAP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본 연구결과 1차시기와 

2차시기의 네트워크 간 상관계수는 0.834, 1차시기와 

3차시기의 상관계수는 0.630, 1차시기와 4차시기의 

상관계수는 0.822, 1차시기와 5차시기의 상관계수는 

0.813로 나타났다. 모든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5%에

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각 시기별 치

아홈메우기 보장성 확대정책은 서로 유의미하게 영향

을 주었거나 상호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그 중 근접한 시기별로 상관계수의 경향은 1차시

기와 2차시기, 4차시기와 5차시기의 상관계수가 0.834

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2차시기와 3차시기의 

상관계수가 0.617로 가장 낮은 상관 즉, 상관성이 약

화됨을 알 수 있다. 제1대구치에서 제1,2대구치로 대

상치아의 확대 정책으로 인한 영향력은 다른 정책변

화보다 상관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5.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의 시기별 상

위 동시출현 단어분석

Table 5는 각 시기별로 상위 10개의 동시출현단

어를 도출한 결과이다. 키워드가 동시출현되는 경

우 형성되는 관계성을 바탕으로 규칙적인 패턴을 파

악할 수 있어 동시출현 단어를 분석하였다. 동시출

현 키워드 빈도의 합은 1차시기에 18,735개, 2차시기

에는 30,423개, 3차시기에는 21,764개, 4차시기에는 

64,502개, 5차시기에는 90,223개로 나타났다. 

모든 시기에 걸쳐 ‘충치’와 ‘예방’이 동시출현단어 1

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치아홈메우기가 충치를 예방하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4

차시기이후 ‘예방→치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치아

홈메우기의 예방치료에 대한 인식이 시간적 흐름에 따

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보건→교육’의 

경우 2차, 4차, 5차시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9위와 10위

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어 보건교육에서 치아홈메우

기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Rank
1st period 2nd period 3rd period 4th period 5th period

Keywords Degree Keywords Degree Keywords Degree Keywords Degree Keywords Degree
28 Beneficiary 0.019 Beneficiary 0.024 Region 0.007 Sealing 0.022 Food debris 0.028

29
Expanding 
Coverage

0.021 Sealing 0.029 Methods 0.007 Beneficiary 0.022 Resin materials 0.027

30 Extraction 0.019
Vulnerable 

Class
0.021 Habits 0.006 Adolescents 0.020

Deciduous 
teeth

0.024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Table 4. QAP correlation analysis of pit and fissure sealants by periods

Divisions 1st period 2nd period 3rd period 4th period 5th period
1st period 1
2nd period 0.834** 1
3rd period 0.630** 0.617** 1
4th period 0.822** 0.841** 0.708** 1
5th period 0.813** 0.839** 0.647** 0.834** 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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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치면열구전색은 해당치아의 치아우식증을 최소 

93.7% 이상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술식이다. 따

라서 예방으로 인한 환자의 편익을 고려 시 치아우식

증에 대한 잠재적인 의료비 지출부담의 경감과 더불

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책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그 필요성이 높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빅

데이터 분석기법인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이용하여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변화시

기로써 2009년 12월 1일부터 현재 2022년 12월 31일

의 기간에 따른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체되어 있는 치면열구전색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기별 상위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치아

홈메우기는 어린이의 충치치료라는 인식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것으로 이해된다. 더불어 ‘예방’과 ‘치료’의 

개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치아홈메우기는 조

기치료로써 어린이의 충치치료이자 예방치료라는 사

회적 인식이 정착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과 관련

된 인식은 모든 시기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장성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

면열구전색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24), 아동치

과주치의사업25,26), 학교 구강보건사업27) 등에 대한 홍

보도 잘 되어 사회적 인식도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반면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은 감소추

세를 보이고 있다. 치아홈메우기 보장성 정책의 이슈

가 시간적 흐름에 따라 희미해지고 있음으로 유추해 

Table 5. Co-occurrence analysis of pit and fissure sealants by periods

Rank

1st period 2nd period 3rd period 4th period 5th period

Keywords
N=18735

Keywords
N=30423

Keywords
N=21764

Keywords
N=64502

Keywords
N=90223

N % N % N % N % N %

1
Cavities→
Prevention

255 1.36
Cavities→
Prevention

451 1.48
Cavities→
Prevention

680 3.12
Cavities→
Prevention

1205 1.87
Cavities→
Prevention

1355 1.50

2
Oral→

Public health
189 1.01

Oral→
Public health

421 1.38
Children→

Cavities
399 1.83

Oral→
Public health

597 0.93
Oral→

Public health
816 0.90

3
Health→

NHI
171 0.91

Oral→
Examination

198 0.65
Public health 

center→
Children

283 1.30
Children→

Cavities
420 0.65

Oral→
Examination

716 0.79

4
Children→

Cavities
111 0.59

Children→
Cavities

176 0.58
Oral→

Public health
187 0.86

Health→
NHI

414 0.64
Prevention→

Treatment
708 0.78

5
Oral→

Examination
87 0.46

Cavities→
Treatment

164 0.54
Kindergarden→
Permanent tooth

149 0.68
Prevention→

Treatment
349 0.54

Oral→
Health

617 0.68

6
Oral→
Health

80 0.43
Health→

NHI
153 0.50

Prevention→
Public health 

center
139 0.64

Oral→
Examination

349 0.54
Dentistry→

Primary care 
doctor

609 0.67

7
Prevention→

Treatment
71 0.38 Oral→Health 146 0.48

Food debris→
Cavities

137 0.63 Oral→Health 315 0.49
Health→

NHI
499 0.55

8
Cavities→
Treatment

70 0.37
Prevention→

Treatment
139 0.46

Resin materials→
Food debris

136 0.62
Cavities→
Treatment

271 0.42
Children→
Dentistry

462 0.51

9
Dentistry→
Treatment

65 0.35
Public 

health→
Education

121 0.40 Oral→Health 136 0.62
Children→

Oral
224 0.35

Public 
health→

Education
446 0.49

10
Children→

Oral
61 0.33

Dentistry→
Treatment

110 0.36
Prevention→
Kindergarden

133 0.61
Public health 
→Education

214 0.33
Cavities→
Treatment

423 0.47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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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부분이다. 1차와 2차시기에는 ‘기초생활수

급’, ‘취약계층’, ‘보장강화’와 같은 취약집단의 보장성 

정책의 수혜관련 인식이 많았는데 이는 치아홈메우기

에 대한 술식보다는 술식의 혜택에 더 초점을 둔 것으

로 보인다. Choi 등28)은 주관적 가정경제상태가 낮을

수록 치면열구전색의 경험이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경

향은 2008년과 2014년을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유지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ho 등29)은 2009년도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자녀의 치면열구전색을 실시할 확률이 증가한다

고 하였다. 사회경제적인 요건으로 인한 격차요인은 

본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었다. 5차시기에 ‘유치’의 등장은 치아홈메

우기의 대상치아를 영구치에서 유치까지 확장하여 충

치예방을 위한 인식이 더 많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검진’과 ‘파노라마’

와 같은 키워드들의 등장과 함께 치아홈메우기에 대

한 인식이 영구치 시기부터가 아니라 유치부터 관리

해야 한다는 인식의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우식위험평가 시 유구치의 열구에 탈회징후가 있

으며 유지력이 좋거나 얼룩이 있는 열구가 있을 경우, 

혹은 반대면 유구치나 다른 유치에 우식이나 수복물

이 있는 경우 치면열구전색술의 적용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의학적, 신체적, 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이

의 경우 유치에 치면열구전색술의 적용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4). 더불어 ‘본인부담금’, ‘무료’와 같은 

키워드도 시기에 따라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어, 본 연

구의 키워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치아홈메우기

는 보장성 제도가 실시된 초반에는 수가혜택에 더 많

은 초점을 두고 제도를 인식하였다면 시간적 변화에 

따라 치아홈메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가의 고려

를 넘는 인식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이 된다. 

5차시기 이후 본인부담금 혜택이 확대되면서 수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동시출현 단어를 살펴보면 치아홈메우기

는 충치예방을 위한 술식으로 잘 인식되고 있다. 만 

18세로 연령의 확대정책이 이루어진 후 치아홈메우기

는 예방치료로써도 인식이 잘 형성되었다. 그러나 보

건교육에 대한 순위는 낮았다. 시기별 상위 키워드 빈

도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칫솔질’, ‘교육’, 

‘방법’과 같은 키워드는 낮은 순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시간적 추이를 살펴보아도 큰 변동이 없었다. 환언하

면, 교육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노력이 수반되

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교 구강보건사업 중 초

등학생 개별로 제공된 사업에서 구강보건교육의 수혜

율은 20.3%로 나타났으며,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의 

구강보건교육 수혜율은 3.2%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

다. 반면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향후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초등학생(53.9%)과 중·고등학생(59.2%) 및 

교사(51.8%)들의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확대요구는 과

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5). 우선시 되어

야 하는 사업의 경우 구강보건교육과 칫솔질 실천이 

1,2위로 선정된 것과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저조한 확

대요구 결과(23.7%)25)로 미루어 볼 때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정형적인 결과와 본 연구의 비정

형적인 결과 모두 구강보건교육의 확대로 초점이 모

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

는 담당자들의 경우 업무량의 과다, 운영인력 부족 등

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제한점으로 

인해 포괄적인 구강보건프로그램의 제공은 어려운 실

정이다30). 따라서 구강보건 관련 사업의 인식에 대한 

홍보 및 개입의 실행에서 얻은 근거를 바탕으로 구강

보건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구강보

건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의 개선이 

요구되며,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기적인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치면열구전색에 

대한 확대와 더불어 구강보건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

적인 개입방법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텍스트 

수집을 기반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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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인구사회학적 특

성이나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인

적 특성을 활용한 정보수집이 어려워 종단연구나 추

적조사와 같은 연구의 수행이 어렵다. 비정형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모든 대상의 특성을 반영

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치아

홈메우기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이 시기별

로 어떠한 인식변화를 보여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체되어 있는 치면열구전색술의 

확대를 이끌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는데 의의가 있

다. 향후 구강보건교육의 확대를 이끌 수 있는 실증적 

방법의 적용과 이로 인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후속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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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배경: 본 연구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정체되어 있는 치면

열구전색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치면열구전색 보장성 정책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자 5개 차수로 시기를 분류하였

다. 1차시기(2009.12.1.∼2010.11.30.), 2차시기(2010.12.1.∼2012.9.30.), 3차시기(2012.10.1.∼2013.5.5.), 4차시기

(2013.5.6.∼2017.9.30.), 5차시기(2017.10.1.∼2022.12.31.)로 각각 설정하였다.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텍스트 

마이닝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텍스톰을 사용하여 키워드를 수집 및 분석하였으며, 상위 키워드 30개의 빈도수, 

의미 연결망의 구조적 특징, 중심성 분석, QAP 상관분석 및 동시출현 단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빈도분석 결과 시기별로 상위권에 속한 키워드는 ‘충치’, ‘치료’, ‘어린이’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치

면열구전색의 시기별 의미연결망 구조적 특징에서 밀도지수는 모든 시기별 약 1.00으로 확인되었다. QAP 상관

분석결과 1차시기와 2차시기, 4차시기와 5차시기의 상관계수가 0.834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동시출현 단

어분석결과 모든 시기에 걸쳐 ‘충치’와 ‘예방’이 1위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치면열구전색은 충치예방을 위한 술식과 예방치료로써 사회적 인식이 잘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보건교육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정체된 치면열구전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육

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색인어: 보건 교육, 치면열구전색, 비정형 빅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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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it and Fissure Sealant using 
Unstructured Big Data

Han-A Cho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han University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overall perception of  pit and fissure sealants and suggest methods 

to revitalize their current stagnation.

Methods: To determine the social perception of  the change in coverage policy for pit and fissure sealants, we 

categorized them into five time periods. The first period (December 1, 2009 to November 30, 2010), the second period 
(December 1, 2010 to September 30, 2012), the third period (October 1, 2012 to May 5, 2013), the fourth period (May 6, 

2013 to September 30, 2017), and the fifth period (October 1, 2017 to December 31, 2022). We utilized text mining, an 

unstructured big data analysis method. Keyword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Textom, and the frequency 

analysis of  the top 30 keywords, structural features of  the semantic network, centrality analysis, QAP correlation 

analysis, and co-occurrence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The frequency analysis showed that the top keywords for each time period were ‘Cavities’, ‘Treatment’, 

and ‘Children’. In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semantic network of  pit and fissure sealants by time period, the 

density index was found to be around 1.00 for all time periods. The QAP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periods and the fourth and fifth periods with a correlation coefficient of  

0.834. The co-occurrence analysis showed that ‘cavities’ and ‘prevention were the top two words across all time 

periods.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pit and fissure sealants are well accepted by the society as a preventive 

treatment for caries. However, the awareness of  health education related to these sealants was found to be low. 

Efforts to revitalize stagnant pit and fissure sealants need to be strengthened with effec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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