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대한민국 평균 연령은 44.8세로, 전년(44.2세)보

다 0.6세 높아졌으며 저조한 출산율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는 2020년을 시작으로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에는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질렀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

으며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 2050년에

는 4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자 가구는 549만 1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1%를 차지하

고 있고 205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49.8%)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1

인 가구가 36.3%로 가장 많으며, 부부 35.3%, 부부+미혼자

녀 9.2%, 부(모)+미혼자녀 5.5%이다. 1인 가구 연령별 구성

비는 2050년 70대 1인 가구 비율이 18.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23).

2021년 대한민국 65세 기대여명은 21.6년(남자 19.3년, 

여자 23.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대비하

여 남자는 1.5년, 여자는 2.5년 더 높은 수준이다. 기대수

명 상승으로 건강한 삶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헬스케어의 

패러다임도 진단·치료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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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to strengthen the skills of health promotion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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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owing interest in public health has has led to notable transition in the health policies and health promotion 
paradigms in Korea. There is a clear shift from a focus on disease treatment to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This shift has increased a demand for professionals skilled in promoting healthy living practices and 
educating the public on managing health risk factors. The health education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operational as a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since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in 2009.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ctively encourage the employment of health educators within organizations 
or entities related to health promotion projects. Furthermore, they are active in various fields. However, there is 
recognized need for ongoing  post-certification quality management because of the absence of mandatory 
continuing education for health educators. To address this, the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has been 
conducting competency-enhancing practical skill workshops for health educators. In 2023, they developed a 
mid-to-long-term plan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health educators and created online training content. 
Looking ahead, they plan to enhance the capabilities of health educators through additional content development, 
expanded access to education, and continuous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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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지속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년 실시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

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의 80.0%가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의 건강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

답하였으며 향후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요가 크게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Korea Development Institute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2021). 정

부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하

고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을 통한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 보건의료통합 

데이터 중개 플랫폼 등을 준비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2023). 이러한 디지털 헬스

케어 사업의 확대에 따라 인력 고용,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

면 59.1%의 기업이 원하는 업무 능력을 가진 지원자를 찾

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73.1%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orea Digital Health 

Industry Association & KPMG Korea, 2022). 

이러한 초고령사회, 고령자 가구 증가, 사전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 디지털 헬스케어사업

의 고도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서

비스, 보건교육이 제공 가능한 전문인력이 더욱 필요해지

고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생활수준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

라 우리나라 보건정책 및 건강증진 패러다임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및 건강증

진 중심의 보건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개인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건강위험요인을 관리

할 수 있는 건강증진 분야 전문가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였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와 

오타와 헌장(Ottawa Charter)에서도 ‘보건교육’과 ‘건강증

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수행 능력

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로 되었다. 

보건교육사 자격 제도는 1999년부터 약 10년간,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었으며 2009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

로 법적 근거를 갖춘 국가자격으로 전환되었다. 2010년 제

1회 국가시험이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총 15회의 국가시험

이 시행되었으며, 총 16,665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보

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채

용되도록 권장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

업 지침에서는 보건교육사를 전문 인력으로 채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KHEPI], 2023c, 2023d), 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에서도 코디네이터 인력으로 보건교육사 자격을 우대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KHEPI, 2023b). 아동 및 청소년 모

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도 보건교육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권장하고 있으며(KHEPI, 2023a), 비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

에서도 상담 및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인력으로 보건교육

사를 포함하고 있다(MOHW, 2022). 또한, 6급 이하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급수별 비율에 따라 점수 가산이 되고 있

으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보건소 전문 

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에 보건교육사가 포함되어 최소 1인 

이상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산사를 제

외한 모든 직종의 인력 수가 지난 10년 간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2010-2020)은 보건교육사가 19.4%로 가장 

높았다. 2020년 보건교육사 활동 비율은 78.9%로 전체 직

종 중 6위였으며, 의료기관 근무 36.4%, 비의료기관 근무 

42.5%로 조사되었다. 요양기관 근무 보건교육사 수는 

2011년 729명에서 2020년 3,564명으로 9년 간 약 5배 가

까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보건소 및 보건기관 활동 인력 수

는 2011년 63명에서 2020년 154명으로 약 2.5배 증가하였

다. 비의료기관 근무 보건교육사는 2011년 1,011명에서 

2020년 4,164명으로 9년 간 약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인력분포는 정부 기관 근무자의 비중(48.2%)이 가장 높고, 

기타 기관 근무(37.0%)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비활동 보건교육사의 현황은 2011년 247명에서 

2020년 2,065명으로 약 8배 증가했고 20~30대 여성이 전

체 비활동 인력의 약 71.9%를 차지하였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

2021년 보건교육사 활동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교

육사 자격 외 취득한 타 자격 및 면허 현황은 간호사가 

50.7%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교육사 단일 자격 보유자는 

9.0%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는 68.1%로 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51.7%로 가장 많았고 보건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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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료원) 15.4%, 공공기관 및 연계센터(10.1%), 교육기관

(9.2%)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취득 이후 보건교육사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없는 비율은 60.3%로 보건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사후 역량 강화 교육 필요 정도에 대

해 62.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단일자격(70.9%), 복

수 자격(63.6%) 취득자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실태

조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근무자 대상 FGI 결과를 살펴

보면 보건교육사 자격은 당장 일자리를 구하는데 사용한다

는 기대보다는 자기 개발 과정에서 본인의 업무역량을 강

화시켜 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보강하겠다

는 생각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KHEPI, 2021). 이는 보건교

육사의 역할과 필요성을 더욱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9년부터 자격취득 인력 대상

으로 ‘보건교육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해 학회 주제에 따라 워크숍 주제를 선정, 보건교육사와 

관련된 최신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에는 보건교

육사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교육사 취업수기 공

모전’을 개최, 취업에 성공한 보건교육사의 노하우를 발굴

하는 등 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미취업 자격 취득자에 

대한 취업 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하였다. 전국 보건의료 관

련 학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우수사례 리플렛을 제작·배

포하는 등 보건교육사 자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

고자 하였다.

또한 보건교육사 현황에 대한 DB 구축도 수행 중이다.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시 수집되는 정보들을 카테고리·

데이터화하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보건

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

교육사 대상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제도 개선방

안, 자격 활성화 방안 등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필요한 객

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

이다. 

보건의료분야의 자격들은 대부분 의무화된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도 연간 보

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보건교육사는 자격 

취득 이후 법적으로 위무화 된 보수교육이 부재하여 사후 

질 관리, 보수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

다.  2023년 보건교육사 자격의 낮은 활용도, 관련 업무의 

미 경험, 현장에서의 낮은 도움도 등의 현 주소를 보완하고

자 보건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

하였다. 보건교육사 핵심 역량에 기반한 온라인 교육 방향

을 설정하고 보건교육사 수행(가능) 영역 중심으로 필요 역

량을 파악하였으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다. 2024

년부터는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고 온라인 교육 접근성도 확대할 예

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 운영체계 마련을 위하여 실무 

중심, 현장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대면 교육과정 도입·

운영 방안 모색 등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효

과적인 교육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등 의무화 방안도 함께 추

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보건교육사가 보건의료인력의 한 축으로써 더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제도 활성화, 인지도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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