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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소병원들의 전문성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병원 운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전문병원에 대한 기대수준과 전문병원 전문성역량 인식을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은 20세 이상 일반인과 임상 총 경력 3년 이상 병원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선행연구와 보건
복지부의 전문병원 지정요건을 고려한 전문병원의 전문성 요소 중요도와 전문성을 하위한 하위요인의 필요성으로 구성
한 설문지로,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자료를 수집하여 일반인 400명과 병원종사자 31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다. 연구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였으며, 분석방법은 연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실시한 후, 
t-test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전문병원에 대한 기대수준은 일반인과 병원종사자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전문병원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성 요소는 일반인과 병원종사자 간에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인과
병원종사자의 전문병원에 대한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성 요소는 의사에 대한 신뢰감이었으나 의사에 대한 신뢰
감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성 하위요인이 일반인은 해당분야의 탁월한 기술력, 병원종사자는 의사와 진료의 전문성과 해당
분야의 노하우로 일반인과 병원종사자가 서로 달랐다.
결론적으로 전문병원이 발전적인 전문성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종사자들의 인식과 일반인들의 인식 간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levels of expectations of specialized hospitals, and the 
recognition of professional competency in specialized hospitals for the general public aged 20 years or
older and those professionals on the hospital staffs who had more than three years of experience. The
research period ran from July 2018 to May 2019.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Research resul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expectations for the specialized hospitals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the hospital staffs. It was shown that the professional factor affecting
subjective expectations of the specialized hospitals was a difference in the way of thinking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the hospital staff. The professional factor affecting the expected level of hospital use
for the general public and hospital staffs was confidence in the doctors. However, the professional 
factors affecting the credibility of doctors differed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the hospital staff. The
factor for the general public was excellent technical skill in the field, and the factor for the hospital staff
was the specialized ability of doctor and their years of medical service. 
It is thought that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ception of hospital staff
and that of the general public in order for specialized hospitals to continue to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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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보건의료 분야에서 전문병원의 개념은 196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임상적 우수성이 강조
되면서 의료기관들은 대형화를 추구하거나 대학과의 합
병을 시도하였다. 이후 전문병원은 마케팅, 운영, 서비스 
분야의 우수성이 추가되었으며 혁신적 전략의 성공적 실
행을 위한 조직적 우수성이 요구되고 있다[1].

전문병원의 경쟁력은 선택과 집중된 역량을 통하여 한
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의료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
료기관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영 전략 가운데 하나로 진
료부문의 전문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소권섭[2]은 전문병원의 역량과 고객만족의 관계를 검
정한 결과 전문병원의 역량은 고객만족에 기여할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류황건 등[3]은 전문병원의 우수
한 핵심역량과 조직상황에 맞는 경쟁전략이 강화 될수록 
조직의 내부성과와 외부성과가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고 하였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자의 기대(expectation)와 요구(needs)를 반영하는 
병원선택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의료소비자의 특성
에 맞는 기대와 요구를 병원 경영에 반영함으로써 환자
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서현 등[4]은 전
문병원의 선택속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전문병원 선택속
성 중요도는 의료진의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은 의료이용자들의 세분화된 다양
한 욕구와 병원선택요인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환
자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결과제라 할 수 있
을 것이므로 의료 소비자들의 병원선택요인과 선택요인
의 중요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의료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은 제도나 
기술력 등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에 좌
우된다고 할 수 있다[5][6]. 

전문병원제도는 중소병원들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에 
집중함으로서 경쟁상대의 우위를 점하고, 유연성을 발휘
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문병원이 전문성 역량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은 특성화 또는 차별
화 등으로 전문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이러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병원의 전문성역량과 관련하여 전
문성 강화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문병원에 대
한 기대수준과 전문병원의 전문성 역량을 의료서비스 소
비자 입장인 일반인과 의료서비스 공급자 입장인 병원종
사자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여 중소병원들의 전문병원 
운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전문병원 제도
전문병원이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

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
며, 이후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전문
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병원급 의
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질환별·진료과
별 구성 비율 및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의료의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개 항목에 심사를 거쳐 
지정받은 병원이다. 

전문병원은 특정질환 또는 특정진료과목에 대해 3차 
진료기관 수준의 고도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물
적 자원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진료, 연구 및 교육적 측
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제도의 필요성에서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환자가 소규모 병원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고도의 표준화된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전문치료 욕구 수요에 기여
할 수 있으며, 고급 세부전문의 들이 특정질환의 숙달된 
치료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
공 및 대외경쟁력 향상 모색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
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전문병원에 대한 연구는 제도 시행 전에는 대부분 고
객만족, 소비자선택이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왔
으며, 제도 시행 후에는 정부차원의 환자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문병원 이용 경험 
설문조사(2013.12. ~ 2014.1.)’ 결과에 따르면 전문병원
은 진단 및 치료의 신속성, 의사 및 간호사의 친절도에서 
대학병원보다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병원 이용
자들은 전문병원이 대학병원과 비슷하거나 더 낫다고 인
식하는 비중이 높았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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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details Variable Factors
factor 

loading 
value

Cronba
ch`α

Expectation level for 
specialized hospitals

Subjective expectation 
level for specialized 
hospitals

safety of treatment .833

.888
side effects .824
quality treatment .852
medical equipment level .829
psychological relief .825

Professional 
competence of 
specialized hospitals

Importance of 
professional factors

sense of trust in a doctor .837

.885
nurses` experience .869
employees` experience with medical equipment .869
possession of the latest medical equipment .833
accreditation to the medical institution .747

Necessity of sub-factors 
for Specialization

speciality of doctors and treatment .786

.854
excellent technical skills in the field .841
various experiences in the field .818
differentiated new technology .744
know-how in the field .805

Table 1. Composition, feasibility and reliability of research tools

2.2 역량
선행연구들에서는 역량을 개인수준 관점, 조직중심 관

점, 자원기준 관점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역량의 구성요
로는 지식, 전문성, 기술, 태도, 동기, 특질, 시설 등을 사
용하였다[2].

주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역량의 개념을 살펴보면, 
Hamel 등[8]은 역량을 기업환경에서 조직을 경쟁력 있
게 만드는 본질이라고 정의하였으며, Grant[9]는 기업이 
가진 역량은 직접적으로 기업의 경쟁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고, Stalk 등[10]은 조직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특성을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정의를 토대로 김종인 등[11]은 
기업의 역량은 조직에서 차별화되고 우수한 수행척도로 
사용될 수 있는 관리적 도구라고 하였으며, 추승엽 등
[12]은 조직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차별적이고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역량이
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병원의 전문성역량에 대해 주요 선행연
구들에서 제시한 역량의 개념에 소권섭[2]이 제시한 역량
의 3가지 구성요소(인적자원: 의사, 기술자원: 의료기술, 
물적자원: 시설 및 의료장비), 장원혁[13]의 전문병원 역
량 변수,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지정요건 중 임상의 질
과 의료서비스 수준의 내용을 고려하여 전문병원의 전문
성역량을 병원 이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성 요소
와 전문성 하위요인으로 전문병원이 전문성을 위해서 갖
추어야 할 조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문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인과 병원종사자로 구분하여 일반
인은 20세 이상, 병원종사자는 급성기병원의 임상 총경
력 3년 이상으로 하여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부산․경남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반인 448명 병원종사자 317명 총 
765명이었으나, 전문병원의 인식형태를 모른다는 경우
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인 400명, 병원종사자 
31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18년 7
월부터 2019년 5월까지였다.

3.2 연구도구의 구성 및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의 연구도구 구성은 선행연구들[1][2][4][13][14]

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첫째, 전문병원에 대한 기대수준은 치료의 안전성, 부

작용, 양질의 치료, 의료장비 수준, 심적인 안심 등 5가지 
구성하여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대수준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둘째, 전문병원의 전문성역량은 전문병원의 전문성 요
소로 병원 이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전문성 하위
요인으로 전문병원이 전문성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
으로 구분하였다.

전문병원의 전문성역량 중 전문병원의 전문성 요소로 
병원 이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사에 대한 신뢰
감, 간호사들의 경험, 의료장비에 대한 직원들의 경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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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public Hospital staff
Characteristics Category n % 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Male 140  35.0 Gender Male  87  27.4
Female 260  65.0 Female 230  72.6

Age

20-29 54  13.5

Clinical career

3yr≥, 5yr＜  97  30.6
30-39 72  18.0 5yr≥, 7yr＜  80  25.2
40-49 140  35.0 7yr≥, 9yr＜  53  16.7
≥50 134  33.5 ≥9yr  87  27.4

Occupation
Wage earner 196  49.0

type of occupation
Nursing 179  56.5

Self-employed 96  24.0 Medical technician  71  22.4
Housewives and Other 108  27.0 Administration  67  21.1

Specialized 
hospital 
perception

Legal designated 
hospital  96  24.0 Specialized 

hospital perception

Legal designated 
hospital 149  47.0

Specialized or  
differentiated hospital 304  76.0 Specialized or  

differentiated hospital 168  53.0

All 400 100.0 All 317 100.0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신의료장비의 보유, 의료기관 인증 5개 요소로 구성하였
으며, 각 요별로 병원을 이용하였을 때나 앞으로 이용할 
때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그리고 전문병원의 전문성역량 중 전문성 하위요인으
로 전문병원이 전문성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의
사와 진료의 전문성, 해당분야의 탁월한 기술력, 해당분
야의 다양한 경험, 차별화된 신기술, 해당분야의 노하우 
5가지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하위요인들의 필요성 정도
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셋째, 연구도구의 타당성과 내적일관성을 위하여 요인
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을 실시한 결과, 타당성 검정을 위한 요인분석의 요인적
재값은 측정문항 모두 0.7 이상으로 전문병원에 대한 주
관적인 기대수준(% 누적 적재값 69.332), 전문병원의 전
문성 요소로 병원 이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누적 
적재값 69.244), 전문성 하위요인으로 전문병원이 전문
성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 누적 적재값 63.915)의 
측정내용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측정문항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
도 계수(Cronbach`α)도 전문병원에 대한 주관적인 기
대수준, 전문병원의 전문성 요소로 병원 이용 시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것, 전문성 하위요소로 전문병원이 전문성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 모두 0.7이상으로 내적일관성
이 확보되었음을 확인되었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전문병원에 대한 인식을 일반인과 병원종사

자 간 비교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병원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수준이 일반인과 

병원종사자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다.

둘째, 전문병원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수준에 전문병원
의 전문성역량 중 전문병원의 전문성 요소로 병원 이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전문병원에 대한 주관적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전문병원의 전문성 요소에 전문성의 하위요인으로 
전문병원이 전문성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구성
연구대상자는 일반인과 병원종사자로 구분하였으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인은 남자 35.0%, 여자 65.0%로 연령은 

20-29세 13.5%, 30-39세 18.0%, 40-49세 35.0%, 50
세 이상 33.5%, 직업은 급여소득자 49.0%, 자영업자 
24.0%, 주부 16.0%, 기타 11.0%, 전문병원 인식형태는 
법률적 지정병원으로 알고 있는 경우 24.0%, 특성화․차
별화병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76.0% 이었다.

둘째, 병원종사자는 남자 27.4%, 여자 72.6%로 임상 
총 경력은 3년-5년 미만 30.6%, 5년-7년 미만 25.2%, 
7년-9년 미만 16.7%, 9년 이상 27.4%, 직종은 간호직 
56.5%, 의료기사직 22.4%, 행정직 21.1%, 전문병원 인
식형태는 법률적 지정병원으로 알고 있는 경우 47.0%, 
특성화․차별화병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53.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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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eneral public Hospital staff t p

Subjective expectation level for specialized hospitals 4.01±.63 4.10±.66 -1.584 .114

Importance of 
professional factors

sense of trust in a doctor 4.40±.60 4.35±.73 .895 .371

nurses` experience 4.23±.65 4.26±.74 -.547 .585
employees` experience with medical 
equipment 4.38±.1.50 4.26±.72 1.184 .237

possession of the latest medical equipment 4.21±.73 4.19±.75 .250 .802
accreditation to the medical institution 4.10±.80 4.18±.83 -1.101 .271

average 4.24±.51 4.25±.66 -.093 .926

Necessity of 
sub-factors for 
Specialization

speciality of doctors and treatment 4.56±.69 4.34±.70 3.416 .001

excellent technical skills in the field 4.57±.61 4.27±.70 5.116 .000
various experiences in the field 4.47±.72 4.27±.76 2.971 .003

differentiated new technology 4.26±.79 4.05±.88 2.739 .006
know-how in the field 4.40±.70 4.26±.72 2.173 .030

average 4.45±.54 4.24±.60 4.142 .000

Table 3. Perception of the expected level and professional competency of specialized hospitals

4.2 전문병원에 대한 기대수준과 전문병원의 전문성
역락에 대한 인식

4.2.1 전문병원 기대수준과 전문병원의 전문성역량에 
대한 일반인과 병원종사자의 인식 차이

전문병원에 대한 기대수준, 전문병원의 전문성역량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Table 3 과 같다.

첫째, 전문병원에 대한 기대수준을 살펴보면, 일반인
들은 4.01점, 병원종사자들은 4.10점으로 전문병원에 대
한 주관적인 기대수준은 병원종사자들이 일반인들보다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전문병원의 전문성역량 중 전문병원의 전문성 
요소 중요도는 5개요소 평균이 일반인 4.24점, 병원종사
자 4.25점으로 일반인과 병원종사자의 차이가 없었으며, 
전문성 5개 요소들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병원 이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성 요소들의 중
요도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병원종사자들의 의견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전문병원의 전문성역량 중 전문성을 위한 하위
요인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5개의 전문성 하위요인 
평균이 일반인 4.45점, 병원종사자 4.24점으로 일반인과 
병원종사자 간에는 전문성을 위한 하위요인들의 필요성 
인식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5개 하위요인 각각에서
도 일반인이 병원종사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전문병원이 전문성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
로 제시한 전문성 하위요인인 의사와 진료의 전문성, 해

당분야의 탁월한 기술력, 해당분야의 다양한 경험, 차별
화된 신기술, 해당분야의 노하우에 대한 필요성은 일반인
이 병원종사자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2.2 전문병원에 대한 기대수준에 전문병원의 전문성 
요소가 미치는 영향

전문병원에 대한 기대수준에 병원 이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성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Table 4 와 같다.

첫째, 일반인들의 전문병원에 대한 기대수준에는 5개
의 전문성 요소 중 의사에 대한 신뢰감과 의료기관 인증 
2개의 요소가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인 연구대상자의 특성으로 구분한 전
문병원 인식형태와 성별 및 나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병원종사자들의 전문병원에 대한 기대수준에는 
5개의 전문성 요소 중 의사에 대한 신뢰감, 간호사들의 
경험, 의료기관 인증 3개의 요소가 유의하게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연구대상자 특성 
중 전문병원 인식형태, 나이, 병원종사자의 임상 총 경력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병원 이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성 요소 중 
의사에 대한 신뢰감과 의료기관 인증은 일반인과 병원종
사자 모두 전문병원에 대한 기대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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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eneral public Hospital staff
Std. B. t(p) Std. B. t(p)

Constant 3.589(.000)  6.326(.000)
sense of trust in a doctor .173 2.114(.036)  .248  3.205(.001)

nurses` experience .111 1.159(.248)  .175  2.191(.029)
employees` experience with medical equipment .003  .025(.980)  .016   .210(.834)

possession of the latest medical equipment .099 1.114(.267)  .120  1.643(.101)
accreditation to the medical institution .156 2.115(.036)  .152  2.390(.017)
specialized hospital perception type
(0:Legal designated, 1:Specialized or  differentiated) .024  .335(.738)  .043  1.005(.316)

Gender(0:M, 1:F) .066  .961(.338) -.128 -2.942(.004)

Age .064  .918(.360)  .103  1.721(.086)
Clinical career of Hospital staff -.014  -.229(.819)
R2, F(p) .174,   5.001(.000) .468,    29.960(.000)

Table 4. Effects of professional factors on the expectation level of specialized hospitals

Variable General public Hospital staff
Std. B. t(p) Std. B. t(p)

Constant 7.020(.000) 3.902(.000)

speciality of doctors and treatment .071  .801(.424) .265 4.180(.000)
excellent technical skills in the field .193 2.083(.039) .135 1.955(.052)

various experiences in the field .019  .224(.823) .087 1.400(.163)
differentiated new technology .147 1.778(.077) .093 1.631(.104)

know-how in the field .103 1.166(.245) .220 3.625(.000)
R2, F(p) .177,   8.353(.000) .427,   46.309(.000)

Table 5. Effects of specialization sub-factor on sense of trust in a doctor

Table 4 에서 병원 이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
성 요소 중 의사에 대한 신뢰감이 일반인과 병원종사자 
모두 전문병원에 대한 기대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
고, 병원종사자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기에 의사에 대한 신뢰감과 전문성의 하위요인으
로 선정한 전문병원이 전문성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
건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5와 같다.

첫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병원 이용 시 중요하게 생
각하는 전문성 요소 중 의사에 대한 신뢰감에는 전문병
원이 전문성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 중 해당분야의 
탁월한 기술력의 필요성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병원종사자들이 생각하는 병원 이용 시 중요하
게 생각하는 전문성 요소 중 의사에 대한 신뢰감에는 전
문병원이 전문성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 중 의사와 
진료의 전문성, 그리고 해당분야의 노하우가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에 대한 신뢰감에 관계된 전문성 하위요인은 
일반인과 병원종사자가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5. 고찰 및 결론

의료기관은 환자를 고객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고객이 원하는 양질의 의료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은 경쟁적 우위와 고객만족
을 달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이루
고 있다. 

환자들은 의료기관의 양적 증가로 병원선택에 있어서 
폭넓은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의 
발달과 의식수준이 높아짐으로써 병원선택에 앞서 여러 
매체를 통한 다양한 정보수집으로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
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게 되면서, 병원을 이용
하는 고객의 만족수준에 따라 고객이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비스를 재이용할 수도 있고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노력은 의료기관도 핵심적
인 경영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1][4].

본 연구는 중소병원들의 전문성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소비자 입장인 일반인과 공급자 
입장인 병원종사자를 구분하여 전문병원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중소병원들의 운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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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시하고자 선행연구과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지
정요건을 고려하여 전문병원의 전문성역량을 병원 이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성 요소와 전문성 하위요인으
로 전문병원이 전문성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Anderson 등[15]과 Greewarld 등[16]은 전문병원 
이용 환자들이 일반병원 환자에 비해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관찰되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 전문병원에 대
한 기대수준과 전문병원의 전문성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과 병원종사자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orter 등[17]은 전문병원은 서비스의 전문화와 증가
된 집중에 의해 보건의료 가치를 새롭게 창출한다고 하
였으며, Luft 등[18]은 전문병원은 많은 임상경험과 병원
의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의료의 질에 있어 우수성을 가
진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 전문성을 위한 하위요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과 병원종사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병원의 서비스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병원종사자보다 일반인이 더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소권섭[2]은 전문병원 역량이 고객만족에 기여할 있다
고 하였다는데, 본 연구결과 일반인과 병원종사자들이 공
통적으로 의사에 대한 신뢰감과 의료기관 인증이 전문병
원에 대한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의사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관여되는 전문성 하위요인에 대해서
는 일반인은 해당분야의 탁월한 기술력이라고 하였고, 병
원종사자들은 의사와 진료의 전문성과 해당분야의 노하
우로 일반인과 병원종사자 간에 다른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객에 초점을 둔 전문성 역량강화 측
면에서 병원종사자들의 인식이 조직 밖의 고객들과 다르
다는 것으로 조직의 전문성역량을 고객에 초점을 두는데 
있어서 제한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병원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수준은 의료서비

스 소비자 입장인 일반인과 의료서비스 공급자 입장인 
병원종사자 간에 차이가 없었다.

둘째, 전문병원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성 요소는 의료서비스 소비자 입장인 일반인
과 의료서비스 공급자 입장인 병원종사자 간에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의사에 대한 
신뢰감과 의료기관 인증이 공통적인 기대수준 영향요소
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대수준에 공통적인 영향요인인 의사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관여되는 전문성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의

료서비스 소비자 입장인 일반인과 의료서비스 공급자 입
장인 병원종사자 간에 확연하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전문병원이 발전적으로 전문성역량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내부고객이면서 의료서비스 공급자 입
장인 병원종사자들의 인식과 외부고객으로 의료서비스 
소비자 입장인 일반인들의 인식 간의 차이를 줄이는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혁신적인 창의성과 전문적 지식, 그리고 지식자원의 
활용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조직을 경쟁력 있게 만드
는 핵심역량이 될 수 있다[8]. 

전문병원은 전사적 차원에서 전문화 전략을 채택한 것
으로, 시장지향성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마케팅과 역량을 
바탕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전문성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19]. 

중소병원들이 전문성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모색을 위
해 실시한 본 연구결과에서는 전문병원의 전문성 역량을 
위한 하위요인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과 병원
종사자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직의 전문성역량은 고객에 초점을 두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직의 전문성역량을 조
직 밖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역량의 구체화가 되어
야 할 것이다[20]. 

따라서 중소병원들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인
과 병원종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으면서, 전문성 역량
이 고객중심으로 조직 밖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연
구결과를 토대로 자신들의 전문성역량에 대한 홍보방법
을 전략적으로 검토 및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전문병원의 전문성역량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자 입장과 의료서비스 소비자 입장 간에 어떠한 인
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전문병원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관리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화 하
여 제시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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