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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was carried out to develop an integrated care convergence curriculum. Method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312 public health college students, and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and chi-square test were conducted. 
Results: Awareness of convergence education (2.55) and experience of convergence education (10.3%) were low, but those with 
education experience had high awareness of integrated care and convergence education (p<0.001). The need for education (3.07) 
and manpower training (3.14) were both high, and the preferred training content was first aid (3.57). Conclusions: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on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care convergenc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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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3년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우리나라 인구의 18.4%로,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 후 2050년에는 40.0%를 넘

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1인 가구 비중(전체가구 대비)은 2021년 33.4%로 2050년에는 39.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고령인구의 
증가는 돌봄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1인 가구의 증가, 맞벌이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
족 내 돌봄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돌봄 서비스 제공체계를 입원, 입소 중심에서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제공체계인 통합돌
봄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2].

통합돌봄이란, 케어가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을 신설,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3]. 지역
사회 통합돌봄서비스에서 치과위생사의 방문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의 인식도 확인 결과 구강위생관리능력과 구강보건지식 수
준이 향상되어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4]. 또한 간호사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한 건강개선 효과[5,6],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 서비
스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과 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연구[7]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에서 보건의료인력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
한다. 통합돌봄의 안정적 실현은 지역단위의 보건의료- 복지- 요양-주거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재조정, 인프라 확충 등의 대대적인 논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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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고 특히 보건의료영역에서는 재택의료서비스 인력·인프라의 우선 확충을 전제한다[3]. 현재 통합돌봄 서비스 인력은 사례 관리 담당자
가 1:1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자 역할로 한정되어 있다. 통합돌봄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
해 중계자 역할 뿐만 아니라 직접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및 그들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3-7,8].

통합돌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분과학문으로 접근하기보다, 치위생, 간호, 물리치료, 사회복지 등 학문간 경계를 없애고 학문들을 결
합한 융합적 접근을 강조한다[9]. 융합이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10]. 
융합교육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9].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대학에서는 융합학과 개설을 2019년 903개에서 2022년 1,392개로  증가했으나, 학생모집, 학교홍보 등을 위한 시대 조류 
편승 또는 정부사업 수주, 외부 평가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개설된 결과 폐과되는 융합학과 숫자 또한 2019년 337개에서 2022년 722개로 증가
하였다[11]. 융합교육 과정은 체계적인 준비와 더불어 현장과 연계된 실제 문제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적, 학생 중심적 교육과정이 
개발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12].

통합돌봄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는 학습자들의「통합돌봄」교육 주제와 내용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Needs와 더불어 학습자의 Needs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중심,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현재 지
식 경험 능력 수준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교육자원(시간, 수업 자료 등)의 배분, 학습자의 
참여 및 만족도 향상으로 교육효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최근까지 통합돌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돌봄사업 종사자의 인식 및 요구도 조사[13,14], 통합돌봄 수요자의 요구도 조사[15]. 톨
합돌봄 정책 모형개발[16]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통합돌봄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그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또한 융
합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교양과 공과대학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전문자격증이 부여되는 보건계열에서 학과 간 융합이 이루어진 
교육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11].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 돌봄의 중심 전문인력이 될 보건계열 학생들의 통합돌봄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조사하여 향후 통합돌봄 융
합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1041465-202310-HR-001-34)를 받아 실시하였다. 광주·전남 지역의 4년제 대

학 보건계열(치위생, 간호,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이고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Google 온라인 
설문지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3, 검정력 0.95, 자유도 12개를 설정한 결과 필요한 대
상자 수는 288명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 수는 누락 또는 이중 표기한 불성실한 응답자 등 탈락률 약 15%를 고려하여 320부를 배
부하였다.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보건계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수행 후 자료를 수집하였고, 온
라인 설문조사의 특성상 전자파일을 이용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자가 소속된 학과 학생의 경우 이해상충을 고려하여 공동연구원인 타 
학과 교수자가 전자설문 링크를 발송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2023년 11월 17일까지로 이 중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한 312부를 최종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 1문항, 통합돌봄과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 10문항, 통합돌봄 교육에 대한 필요도 10문항, 융합교육에 대한 경험과 만족도 2문항, 통합돌봄 융합교육의 요구 9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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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 통합돌봄과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
본 도구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와 통합돌봄과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보

육사업 인식정도를 조사한 Lee[17]가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정보를 얻는 경로는 1문항, 인
식을 측정하는 도구는 각 5문항으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알고 있는지, 나와 관련이 있는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싶은지,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설문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9이었다.

2) 통합돌봄 교육에 대한 필요도
통합돌봄 교육 필요도 측정을 위해 통합돌봄, 보건교육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선행연구와 통합돌봄교육에 관한 문헌[14-16,18]을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고, 보건계열 교수 3인과 통합돌봄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3인으로부터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받아 최종 도구로 활용하
였다.

4) 통합돌봄 융합교육의 요구
통합돌봄 융합교육 요구를 측정하기 위해 Ha[19]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통합돌봄 융합교육의 필요유무, 

필요이유, 이수 및 운영 방법, 과정 개설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IBM SPSS program (ver. 25.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0.05의 수준으로 설정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통합돌봄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 융합교육 요구도는 빈도분석으로, 통합돌봄 융합교육 개설 시 필요 교육내용
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학과별 통합돌봄 융합교육 경험차이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으로, 통합돌봄 융합교육 인식과 필
요도와 전문 인력양성 필요도에 대한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 89.7%(280명), 나이 22세 39.4%(123명), 4학년 71.8%(224명)으로 높았으며, 간호학과 36.2%(113명), 물

리치료학과 32.4%(101명), 치위생학과 31.4%(98명)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Gender Male 32 10.3

Female 280 89.7
Age (yr) ≤21 107 34.3

22 123 39.4
23≤ 82 26.3

Grade 3 88 28.2
4 224 71.8

Department Dental hygiene 98 31.4
Nursing 113 36.2
Physiotherapy 101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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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과별 융합교육 경험 차이
연구대상자의 융합교육 경험은 전체 10.3%(32명)으로 간호학과 12.4%(14명), 치위생학과 12.2%(12명), 물리치료학과 5.9%(6명) 순이었다

<Table 3>.

2. 학과별 통합돌봄과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연구대상자의 통합돌봄에 대한 인식은 간호학과 2.58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후분석 결과 통합돌봄 인식은 치위생학과와 간호학과, 간호학과

와 물리치료학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도 2.55점으로 간호학과가 가장 높았고, 사후분석 결과 간호학과
와 물리치료학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2>.

5. 학과별 통합돌봄 융합교육과 전문 인력양성 필요도 차이
연구대상자의 통합돌봄 융합교육 필요도는 치위생학과 3.10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 인력양성 필요도는 치위생학과 3.19점으로 가장 높았

다<Table 5>.

Table 2. Comparison of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integrated care and convergence education by department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Awareness of integrated care Awareness of convergence education
Department Dental hygiene 2.28±0.60a 2.43±0.52ab

Nursing 2.58±0.57b 2.55±0.54b

Physiotherapy 2.17±0.67a 2.27±0.71a

F(p*) 12.979(<0.001) 5.848(0.003)
*by one-way ANOVA
abThe same characters was not significant by Scheffé post-hoc analysis

Table 3. Comparison of differences in integrated care convergence education experience by department

Characteristics Division Have training experience
Yes No χ2(p*)

Department Dental hygiene 12(12.2) 86(87.8) 3.023(0.221)
Nursing 14(12.4) 99(87.6)
Physiotherapy 6(5.9) 95(94.1)
Total 32(10.3) 280(89.7)

*by chi-square test

4. 융합교육 경험에 따른 통합돌봄과 융합교육 인식 및 통합돌봄 교육 필요도 차이
연구대상자의 융합교육 경험에 따른 통합돌봄의 인식은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이 2.74점으로 높았고(p<0.001), 융합교육 인식도도 교육경험

이 있는 학생에서 2.90점으로 높았다(p<0.001)<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differences in awareness of integrated care and convergence education and need for 
integrated care education according to experience in convergence education
                                                                                                                                                                          Unit: Mean±SD
Variables Division Awareness of 

integrated care
Awareness of 

convergence education
The need for integrated care 

education
Have training 
experience

Yes 2.74±0.57 2.90±0.53 3.47±0.41
No 2.31±0.63 2.37±0.59 3.42±0.46
t(p*) 3.709(<0.001) 4.875(<0.001) 0.500(0.618)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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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과별 통합돌봄 융합교육 선호 내용 차이
통합돌봄 융합교육 선호내용 조사 결과, 응급처치 3.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감염병 예방교육과 정신건강 3.54점으로 높았다. 학과별 선호 내

용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통합돌봄 운영체계, 만성질환관리, 감염병 예방교육, 구강건강, 대상자별 구강병 예방 및 관리, 올바른 식습관 및 영
양,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신건강에서 학과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호 교육내용 중 구강관리와 대상
자별 구강병 예방 및 관리 항목은 치위생학과 학생에서 높았고, 나머지 항목 모두 간호학과 학생에서 높았다<Table 6>.

Table 5. Comparison of differences in integrated care convergence education and manpower training needs by department
Variables Division Mean±SD
The need for integrated care
convergence education

Dental hygiene 3.10±0.49
Nursing 3.09±0.47
Physiotherapy 3.01±0.48
Total 3.07±0.48
F(p*) 1.091(0.337)

The need to train integrated care 
convergence experts

Dental hygiene 3.19±0.51
Nursing 3.19±0.47
Physiotherapy 3.05±0.50
Total 3.14±0.50
F(p*) 2.761(0.065)

*by one-way ANOVA

Table 6. Differences in preferred contents of integrated care convergence education by department
Variables Division Mean±SD
Understanding integrated care Dental hygiene 3.03±0.46

Nursing 3.18±0.47
Physiotherapy 3.03±0.67
Total 3.08±0.54
F(p*) 2.666(0.072)

Integrated care operating system Dental hygiene 3.12±0.54ab

Nursing 3.23±0.52b

Physiotherapy 2.97±0.67a

Total 3.11±0.59
F(p*) 5.398(0.005)

Chronic disease management Dental hygiene 3.41±0.59
Nursing 3.59±0.51
Physiotherapy 3.42±0.60
Total 3.48±0.57
F(p*) 3.555(0.027)

First aid Dental hygiene 3.54±0.54
Nursing 3.64±0.50
Physiotherapy 3.51±0.61
Total 3.57±0.55
F(p*) 1.481(0.229)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education Dental hygiene 3.58±0.54b

Nursing 3.63±0.50b

Physiotherapy 3.39±0.65a

Total 3.54±0.57
F(p*) 5.4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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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합돌봄 정보를 얻는 경로와 통합돌봄 융합교육 요구
연구대상자의 통합돌봄 정보를 얻는 경로는 대학교육 48.1%(150명)로 가장 높았다. 통합돌봄 융합교육 필요 이유는 전공지식이나 기능 이해

도 향상 33.3%(205명)로 가장 높았고, 교육이수는 교양과정 43.0%(135명), 운영방법은 이론과 교내실습 34.0%(106명), 융합전공 45.8%(143
명)로 높았다. 통합돌봄 융합교육 우선과제로는 융합교육에 대한 홍보 45.2%(141명)이었고, 학생 취업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 95.8%(299명), ‘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항목에 대한 기대가 34.9%(109명)로 가장 높았다<Table 7>.

Table 6. To be continued
Variables Division Mean±SD
Oral health Dental hygiene 3.63±0.53b

Nursing 3.55±0.52b

Physiotherapy 3.27±0.72a

Total 3.48±0.61
F(p*) 10.505(<0.001)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oral diseases by target Dental hygiene 3.61±0.51b

Nursing 3.54±0.52b

Physiotherapy 3.30±0.67a

Total 3.48±0.58
F(p*) 8.453(<0.001)

Proper eating habits and nutrition Dental hygiene 3.49±0.54ab

Nursing 3.58±0.51b

Physiotherapy 3.38±0.68a

Total 3.48±0.58
F(p*) 3.150(0.044)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Dental hygiene 3.38±0.58a

Nursing 3.59±0.51b

Physiotherapy 3.51±0.63ab

Total 3.50±0.58
F(p*) 3.754(0.024)

Mental health Dental hygiene 3.52±0.56ab

Nursing 3.65±0.50b

Physiotherapy 3.45±0.66a

Total 3.54±0.58
F(p*) 3.707(0.026)

*by one-way ANOVA
abThe same characters was not significant by Scheffé post-ho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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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aths and needs for obtaining information on integrated care convergence education
Variables Division N %
Path to obtain integrated 
care information

TV, Newspaper, Radio 47 15.1
Internet search 91 29.2
Local government operation website 24 7.7
University education 150 48.1

Why you need education Improved understanding of major nowledge or skills 205 33.3
Cultivating creative convergence thinking skills 99 16.1
Cultivating application and application skills in real life 198 32.2
Help with finding employment in the area 109 17.7
Etc 4 0.7

How to complete
education

Liberal arts course 135 43.0
Major course 80 25.6
Extracurricular curriculum 95 30.4
Etc 2 0.6

How education operates Theory 84 26.9
Training 21 6.7
Theory +On-campus training 106 34.0
Theor +On-campus training +Off-campus training 101 32.4

How to open education Minor 111 35.6
Double major 58 18.6
Convergence major 143 45.8

Problems to solve first Development of integrated education courses between related majors 76 24.4
Develop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34 10.9
Promotion of convergence education 141 45.2
Development of a flexible academic system to expand participation 44 14.1
Securing employment for graduates of integrated care convergence 
majors in connection with universities and local governments

17 5.4

Effect of employment Effect 299 95.8
No effect 13 4.2

Expected effects of 
education

Cultivating creative and convergent talent 109 34.9
Innovation in university education 29 9.3
Creation of new academic fields 63 20.2
Help with getting a job related to your major 89 28.5
Developing new job positions 20 6.4
Etc 1 0.3

총괄 및 고안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급격한 증가 등 급변화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

육 생태계 또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종합적 사고를 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에 대한 사회 및 산업 분야의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은 학생들의 창의&자기주도성, 문제해결력, 종합적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혁신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자기주도적 융합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있다[9]. 이에 본 연구는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자로써 주요 역할을 하게 될 보건계열(치위생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통합돌봄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조사하여 향
후 통합돌봄 융합 교육과정 개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의 통합돌봄 인식도는 4점 만점에 2.34점, 융합교육 인식도는 2.41점으로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Jeon[20]의 연구에서도 대
학생의 융합교육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2.84점으로 매우 낮았으나 융합 교육의 필요도는 4.22점을 나타내어 융합 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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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과 간 차이 분석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의 인식도가 높은 결과는,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1990년부터 시작되어 
방문간호사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추진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에서 살펴볼 수 있다
[21]. 실제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지역사회간호학 및 실습, 노인간호학 등의 교과목 등이 필수로 개설·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관련된 학습 노출이 더 많은 결과로 보인다. 치위생(학)과 노인치위생 교과목 개설 
현황에서도 전체대학 중 24.4%에서만 개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22], 노인 관련 교육과정 운영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에 주요 역할을 담당할 보건계열 학생들의 노인 등 통합 돌봄 대상자의 이해도 제고 및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급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자기 주도적 융합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학은 다양한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
성, 자기주도성,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20]. 간호대학생의 융합교육 효과로 팀워크,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의 향상을 보고한 연구[23,2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융합 교육은 창의적 융합역량 함양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문제해결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융합 교육에 대한 경험은 전체 대상자 중 10.3%로 매우 낮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융합교육 경험을 보고한 다수
의 연구에서도 6.9%[23], 15.4%[20]의 학생만이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학생들의 융합교육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융합 교육
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경험한 학생에서 통합돌봄과 융합교육 인식도가 모두 높은 긍정적 효과(p<0.001)를 통해 융합 교육의 확대운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rk과 Lee[25]의 연구에서도 국내 융합교육이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분야에서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보건
의료 분야에서의 융합교육 연구 등이 미비하여 융합교육의 정확한 요구도 조사를 통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확대 운영의 필요성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통합돌봄 융합 교육의 필요도는 4점 만점에 3.07점,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도는 3.14점으로, 학과 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교
육과 인력양성에 대한 필요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노인의 복합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
의 통합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 학제의 팀 접근으로 문제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15]. 다 학제 간 팀 접근을 통한 통합 돌봄 서비스
가 제공되려면 대학에서 관련 학과 간 통합돌봄에 대한 융합교육 운영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통합돌봄 융합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통
합돌봄 융합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필요도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관련된 다수의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4,19]. 그러나 이러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에 비해 교육훈련의 체계적 제공은 미흡한 실정이다[8].

본 연구에서 통합돌봄 융합교육과정 개설에 대한 필요성에 따른 선호 교육내용 조사 결과, 응급처치, 정신건강, 감염병 예방교육,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요구가 확인되었다.

학과별 교육내용 선호도 차이분석에서는 ‘구강건강과 대상자별 구강병 예방 및 관리’ 항목에서만 치위생학과 학생이 높았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간호학과 학생이 높았다. 이는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 제공자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대학교육을 통해 돌봄서비스 관련 인식이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타 학과 학생에 비해 통합돌봄 융합교육에 대해 관심과 선호가 높은 결과이다. 황은주의 연구[27]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은 노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노인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응급처치 능력’에 대
한 교육 요구도가 있었고, 한영란의 연구[8]에서도 다양한 환자의 복잡한 돌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보건전문가와 함께 코디네이션을 해
야 하며 이에 따른 심화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노인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
램의 설계·운영 역량뿐만 아니라 노인 건강관리에 참여하는 보건인력 등에 대한 교육제공을 통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14]. 
대학교육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계열 학과 학생들의 돌봄서비스 및 교육필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과/비교과 활동
을 통해 전문적 통합돌봄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통합돌봄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한 질문은 ‘대학 교육’으로 응답하였고, 운영 방법은 융합전공으로 이수, 이론과 교내실습으로 
병행 운영되는 것에 응답률이 높았다. 또한 통합돌봄 융합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전공지식이나 기능의 이해도 향상’, 기대효과로는 ‘창의·융합
형 인재양성’, 전체 95.8%의 학생이 취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응답하였다. 통합돌봄 융합전공에 대한 학생 요구도를 분석
한 결과, 대학에서 정규 융합교육과정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기를 바라고, 교육에 대한 기대도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계열의 특
성상 이론과 현장실습이 병행되는 교육운영과 산업체 요구 인재상에 부합하는 창의융합 역량 함양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있었다. 실제 미국과 
국내대학 모두 자기 주도적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전문성, 창의성, 융합적 사고,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9].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통합돌봄 융합교육과정이 개설될 경우 우선 해결 과제로 융합교육에 대한 홍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에 융합교육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융합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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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통합돌봄 서비스의 방향은 ‘의료’와 ‘복지’가 통합으로 지원되는 ‘의료복지통합지원’의 형태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구성되어야 하며
[28], 복지뿐만이 아닌 의료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 서비스로 구성되어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욕구를 정확히 사정·평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다 직종, 다분야의 전문적인 역할이 요구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및 심화과정 등의 교육훈련 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29], 체계적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 시급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인력으로써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될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융합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 분석이 처음 시도되었고,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에서 운영 가능한 수요자 맞춤형 통합돌봄 융합교육과정 개발의 기
초자료 제공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한 점과 통합돌봄 융합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
하여 연구결과에 대해 정확한 비교분석이 어려워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학에서 융합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 확대됨에 따
라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변수를 다양화하여 실제 통합돌봄 융합교육과정 세부항목 개발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결론
본 연구는 광주·전남 지역 대학 일부 보건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융합교육 인식과 요구도를 조사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보건계열 학생의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은 2.55점으로 낮았고, 간호학과 학생에서 통합돌봄(p<0.001)과 융합교육(p<0.003) 인식도가 가장 

높았다.
2. 융합교육은 전체 대상자 중 10.3%에서만 경험이 있었고,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에서 통합돌봄 인식도(p<0.001)와 융합교육 인식도

(p<0.001)가 높았다.
3. 보건계열 학생의 통합돌봄 융합교육 필요도는 3.07점, 전문 인력양성 필요도는 3.14점으로 높았고, 치위생학과 학생에서 교육(3.10)과 인

력양성(3.19) 필요도 모두 가장 높았다.
4. 통합돌봄 융합교육 선호 교육내용으로 응급처치(3.57), 정신건강 & 감염병 예방교육(3.54),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3.50)의 순으로 높

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보건계열 학생의 융합교육 인식 및 경험에 대한 부족과 통합돌봄 융합교육 및 전문인력양성에 대한 높은 필요도를 

확인했다. 이에 대학에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보건 돌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관련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추가 연
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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