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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생(학)과 학생의 노인에 한 부양의식이 공감력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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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일부 치 생(학)과 학생의 노인에 한 부양의식이 공감력에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주 역시에 치한 학의 치 생(학)과 학생 193명을 상으로 하 고,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t-test, 

ANOVA, 피어슨 상 계수, 다 회귀분석을 IBM SPSS STATICS 20.0을 이용하 다. 연구 결과 노인에 한 부양의

식과 공감력은 양의 상 계가 있었고, 공감력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문

제 한 심도와 부양의식이 높을수록 공감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치 생(학)과 학생들에게 노인 련 

교과목 개설  체계 인 교육 로그램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 치 생, 학생, 노인, 공감력, 부양의식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upporting awareness and empathy with the dental hygiene 
student. The participants were 193 dental hygiene students in Gwang Ju city and analyzed by the frequency 
analyzed, t-test, ANOVA, pearson co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IBM SPSS 
STATICS 20.0. Supporting awareness and empathy about the elderly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Factors influencing empathy were interest of elderly problem and supporting awareness. It is necessary to the 
establishment of a subject and education program about elderly in dental hygien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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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5년에 체 인

구의 9.1%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어들었고, 계속

인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2020년에는 노인 인구가 

15.6%로 고령사회, 2050년에는 더욱 증가하여 고령사

회가 될 정으로 보고되고 있다[1]. 고령사회는 노인들

의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경제활동 등이 하되어 많

은 사회 인 문제들이 발생된다. 한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등으로 인해 은이들이 노인과의 이 어

들고 나아가 두 연령층이 단 됨까지 보이면서 세  간 

갈등과 노인 부양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2,3]. 이러한 문

제들로 인해 은이들에게 노인에 한 부정 인 인식을 

가지는데 향을  수 있고, 노인 인구 증가로 이러한 

상들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4]. 그  노인의 신체기능 

하로 인해 의료기  이용과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고 

있는데 특히 2014년 노인의 외래 다빈도 질병순 에서 

신질환과 함께 2 가 치은염  치주질환으로 많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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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치과 의료기  방문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그에 따라 노인 환자들에게 효과 인 구강 리  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치과 생사 인력에 노인환자

에 한 요구도 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 생사에게 노인에 한 부정 인 인식은 노인분

야의 직장을 선호하지 않게 되고, 의료의 질  서비스에 

부정 인 향을  수 있다[6,7]. 치과 생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선호하는 환자에 하여 성인이 60.8%이었

고, 노인은 6%로 가장 선호하지 않은 환자로 나타났다

[8]. 치과 생사들은 노인에게 효과 인 의료 수행을 행

하기 해서 상자에 한 책임감, 간호 방향, 질 높은 

치료 등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잘 알려진 부양의식이 

필요하다[7,9]. 

이러한 부양의식과 함께 노인에 한 감정이나 심리

인 상태, 내 인 경험에 하여 함께 느낄 수 있고 이

해할 수 있는 능력인 공감력이 필요하다[7]. 공감력은 높

을수록 노인에 한 태도와 의료의 질  의료서비스에 

정 인 향을 주어 건강회복에 도움을  수 있기 때

문에 노인환자를 많이 하게 되는 치과 생사에게 요

한 요인이 된다[10-12]. 이러한 요소를 갖추기 해서는 

향후 임상에서 근무하게 될 비 치과 생사인 치 생

(학)과 학생 때부터 노인에 해 부양의식과 공감력을 갖

게 하는 것은 요한 과제로 사료된다. 

하지만 부분 노인에 한 부양의식과 공감력에 

한 연구는 임상근무자  간호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이 져 있고, 재 치 생(학)과 학생들

을 상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7,11].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치 생(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노인에 한 부양

의식, 공감력을 알아보아 노인 치 생학 교육에 한 방

향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주 역시에 치한 학의 치 생(학)과 

학생을 상으로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조사

하 다. 상자들은 연구목 과 취지에 하여 미리 듣

고 자발 으로 조사에 동의한 학생들만 모여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으로 조사하 다. 연구 상자의 합한 표본수

를 확인하기 해 Cohen이 제시한 G*Power 3.1 로그램

에서 mutiple regression analysis 의해 유의수  α=0.05, 

효과의 크기는 간정도=0.15, power=0.95로 정하여 산

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수는 172명으로 탈락률을 고려하

여 200명을 설문조사하 고, 최종 분석에 이용된 연구 

상자는 193명(96%)이었다.

2.2 연구도구 및 방법

2.2.1 연구도구

일반  특성에서는 학년(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성장도시( 도시, 소도시, 군지역), 가족유형( 가족, 

핵가족, 기타), 종교유무, 노인과 동거한 경험 유무, 노인

문제에 한 심정도(높다, 보통, 낮다), 노인 련 실습 

경험유무, 노인 련 교육받은 경험 유무를 조사하 다.

노인에 한 부양의식은 Tuc kman과 Lar ge 의 척도

를 기본으로 한 진달래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

구에 맞게 수정하여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각 문항은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부양의식이 높음

을 의미한다[7]. 진달래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이었다. 

공감력은 La Monica(1981)가 개발한 Empathy Construct 

Rating Scale(ECRS)의 도구를 활용한 송은선의 연구에

서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복된 내용은 수정하

여 5  척도로 총 5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가 높을수

록 공감력이 높음을 의미한다[13,14]. 송은선의 연구에서

는 Cronbach's α =.9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이었다. 

2.2.2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CS 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노인에 한 부양의식, 공감력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상자의 일반  특성

에 따른 노인에 한 부양의식과 공감력은 t-test, 

One-way ANOVA  Scheff  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

정법을 시행하 다. 부양의식, 공감력과의 상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고, 노인에 

한 공감력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Multi 

regression analysis의해 실시하 고, 본 연구의 유의수

은 0.05로 하 다.

3.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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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성장도시

는 도시가 57.5%로 가장 많았고, 종교 유무는 없는 경

우가 64.8%로 많았다. 노인과 동거 경험은 없는 경우 

57.5%로, 노인 문제 심도는 보통이 57.5%, 낮다가 

26.4%이었다. 노인 련 실습 유무는 없는 경우가 61.7%, 

노인 련 교육 경험 유무는 없는 경우 63.7%이었다.

Characteristics Division n(%)

Grade

1 35(18.1)

2 58(30.1)

3 66(34.2)

4 34(17.6)

Residential type

Metropolitan 111(57.5)

City 53(27.5)

Rural area 29(15.0)

Family type

Extended family 21(10.9)

Nuclear family 167(86.5)

The other 5(2.6)

Religion Yes 68(35.2)

No 125(64.8)

Experience living with the 
elderly

Yes 82(42.5)

No 111(57.5)

Interest of elderly problem

High 31(16.1)

Normal 111(57.5)

Low 51(26.4)

Clinical Experience with the 
elderly 

Yes 74(38.3)

No 119(61.7)

Experience education with the 
elderly

Yes 70(36.3)

No 123(63.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3.2 연구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 공감력

치 생(학)과 학생들이 인지한 노인에 한 부양의식

은 Table 2와 같이 총  5  만 으로 3.93±0.578 , 공감

력은 3.54±0.356이었다.

Characteristics M±SD

Supporting awareness 3.93±0.578

Empathy 3.54±0.356

Table 2. Supporting awareness and empathy about the 

elderly                                N=193

 

Characteristics Division

Supporting 
awareness

Empathy

Mean
(SD)

p
Mean
(SD)

p

Grade 1
3.97
(0.67)

0.853 3.70
(0.39)

b
0.003

2
3.88
(0.65)

3.44
(0.41)a

3
3.96
(0.47)

3.50
(0.26)

a

4
3.95
(0.57)

3.60
(0.34)

a

Residential 
type

Metropolitan
3.95
(0.55)

0.812 3.16
(0.22)

0.771

City
3.93
(0.61)

3.17
(0.26)

Rural area
3.87
(0.65)

3.20
(0.34)

Family type

Extended 
family

3.76
(0.52)

0.063 3.54
(0.34)a

0.016

Nuclear 
family

3.94
(0.58)

3.52
(0.35)

a

The other
4.42
(0.48)

3.98
(0.49)

b

Religion Yes
3.97
(0.56)

0.558 3.54
(0.28)

0.954

No
3.92
(0.59)

3.54
(0.39)

Experience 
living with the 
elderly

Yes
4.02
(0.51)

0.068 3.62
(0.32)

0.003

No
3.87
(0.62)

3.47
(0.37)

Interest of 
elderly 
problem

High
4.00
(0.63)

b
0.006 3.63

(0.31)
b
<0.001

Normal
4.02
(0.49)

b
3.60
(0.34)

b

Low
3.72
(0.67)a

3.35
(0.34)a

Clinical 
Experience 
with the 
elderly 

Yes
4.06
(0.47)

0.014 3.60
(0.34)

0.038

No 3.86
(0.62)

3.49
(0.36)

Experience 
education with 
the elderly

Yes
4.04
(0.49)

0.131
3.60
(0.34)

0.065

No
3.89
(0.62)

3.50
(0.36)

Table 3. Supporting awareness and empathy about 

elderl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융합정보논문지 제7권 제5호

28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과 

공감력

일반  특성에 따른 노인에 한 부양의식은 Table 3

과 같이 노인 문제 심도(p=0.006), 노인 련 실습 유무

(p=0.01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노인에 한 공감

력은 학년(p=0.003), 가족유형(p=0.016), 노인과 동거 경

험유무(p=0.003),노인문제에 한 심도(p<0.001), 노인 

련실습 유무(p=0.038)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4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 공감력 간의 상관관계

노인에 한 부양의식과 공감력은 Table 4와 같이 

r=0.531(p<0.001)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upporting 
awareness

Empathy

Supporting 
awareness

1

Empathy 0.531
**

1

 *p<0.05, **p <0.01 

Table 4. Correlations for supporting awareness and 

empathy about elderly

 

3.5 노인 공감력에 미치는 요인

노인 공감력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해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노인 문제 심

도가 높을수록, 부양의식이 높을수록 공감력이 높게 나

타났다.

Variable B SE β t p

Grade -0.025 0.022 -0.070 -1.157 0.249

Family type 0.058 0.063 0.059 0.927 0.355

Experience living 
with the elderly

-0.076 0.046 -0.105 -1.634 0.104

Interest of 
elderly problem

-0.094 0.036 -0.170 -2.622 0.009

Clinical 
Experience with 
the elderly 

-0.049 0.045 -0.067 -1.097 0.274

Supporting 
awareness

0.287 0.039 0.466 7.394 <0.001

R2=0.338., Adj.R2=.0.317 , F=15.836  

Table 5. Factors affecting with empathy

4. 고찰

본 연구는 일부 치 생(학)과 학생들의 노인에 한 

부양의식이 공감력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한 연구

이다.

본 연구의 상자는 노인에 한 부양의식 3.93 , 공

감력 3.54 으로 간호학과 학생들에 비해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15,16]. 이는 간호학과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에

서 노인 간호학 교과목을 공과목 개설하여 노인에 

한 지식 습득과 그에 따라 노인 련 병원 실습이 함께 

이 져 노인과의 이 더 많지만 치 생(학)과의 경우 

국가고시 과목에 이 맞춰진 학과 교육과정으로 인해 

노인과 련된 교과목  실습 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실제 본 연구에서의 연구결과 치 생(학)과 학

생들은 노인 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36.3%로 선행

연구에서 있는 경우가 20.1%에 비해 높았지만 여 히 낮

은 수 으로 나타났다[2]. 한 2012년 기 으로 국 치

생(학)과 교육과정에서 노인 련 과목 개설은 12.7%에 

불과하 고, 노인 련 실습은 더욱 미흡한 실정이다[17]. 

그리하여 치 생(학)과에 노인 련 교과목 개설의 확

가 더욱 필요하다고 단된다. 노인 련 실습 유무도 부

양의식과 공감력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실습을 

통해 노인과의 증가로 인해 노인에 한 정 인 

인식을 갖게 되면서 부양의식  공감력이 높아졌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을 많이 하게 되

는 문직의 경우 노인 련 실습이 꼭 필요하다고 하

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실습을 통한 정  경험이 노인에 한 태도에 더욱 큰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19]. 한 실습  사

학습으로 이론수업을 시행 후 실습을 하게 되는 경우 더

욱 공감력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에 한 이

론과 실습이 함께 이 져야함의 요성을 보고한 바 있

다[15]. 그리하여 노인  증가를 해 치 생(학)과에

서도 이론과 함께 노인 련 구강보건교육실습  노인 

병원 등에서의 실습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한 부양의식은 공감력과 양의 

상 계로 나타났다. 노인에 한 부양의식은 사회  

정책 결정  노인을 하는 방향 결정에 도움이 되어 

요하기 때문에 치 생(학)과 학생들에게 노인에 한 부

양의식을 높여  필요가 있다[20]. 한 치 생학을 공

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직업 인 특수성으로 인해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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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상자의 입장에 서서 상자와 함께 진행해 

나가는 문 직업인으로서 상자에 한 공감이 필수

인 요소이다. 따라서 미래의 치과 생사가 될 치 생(학)

과 학생들에게 추후 임상에서 근무 시 노인진료에서 도

움이 되기 해 부양의식과 공감력의 요성  필요성

에 한 인식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에 한 공감력에 미치는 요인으로 노인 문제 

심도와 부양의식이 나타났다. 노인 문제 심도는 노인

에 한 행동에도 향을 주기 때문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21]. 하지만 본 연구에서 노인 문제 심도는 

간이거나 낮은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노인 문제 

심도를 높여주기 한 노력은 단기 이기 보다는 장기

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단되며 심도를 높여  수 있

는 교육이 체계 이고, 지속 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일부 지역의 치 생(학)과 학생들

로 국한되어 조사하 기 때문에 국 모든 치 생(학)과 

학생들에게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추후에는 상자 

인원을 확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노인 상자를 많이 하게 되는 비 치과 생사

인 치 생(학)과 학생들에게 노인 련 치 생학의 학습 

자료에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추후 다양한 요인 

 연구방법을 고려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 생(학)과 학생들의 노인에 한 부양의

식과 공감력에 해 알아보아 노인 련 치 생학 교육 

방향  기 자료에 도움이 되고자 실행하여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1. 노인에 한 부양의식은 5 만 에 3.93 , 공감력

은 5 만 에 3.54 으로 나타났다.

2. 일반  특성에 따른 노인에 한 부양의식은 노인 

문제 심도(p=0.006), 노인 련 실습 유무

(p=0.01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일반  특성

에 따른 노인에 한 공감력은 학년 (p=0.003), 가족

유형(p=0.016), 노인과 동거 경험(p=0.003), 노인문

제 심도(p=0.000), 노인 련 실습유무(p=0.036)

으로 나타났다. 

3. 노인에 한 부양의식과 공감력은 공감력은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노인에 한 공감력에 미치는 요인으로 노인 문제 

심도와 부양의식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치 생(학)과 학생들에게 노인 련 교

과목 개설  체계 이고 지속 인 교육 로그램 구축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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