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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세계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평균수명

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도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

체 인구의 16.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1]. 이러한 노인 인구 증가는 치

매,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 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인구가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2]. 그

러므로 노인 인구의 건강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

가 되이어야 하며 전인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도 노인을 돌보는 간호사는 노인의 신체

적·심리적·정신적인 면과 인격적 품위 등 모든 상

황을 돌보며 적극적인 자세로 노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노인 문제에 동참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3-4].

노화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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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인해 일반 사람들은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기 쉽다. 편견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로 대부분 부

정적인 태도 동반으로 인해[5]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6]. 그러므로 일반인들의 노인

에 대한 편견은 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 노인들을 대면하는 상황에서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등 차별적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7]. 이러한 일반인들의 차별적인 행동들은 미

래의 자신이 노년이 되었을 때의 불안감으로 작용

할 수도 있어 노인 편견을 규명하는 것을 주요한

사안이다[8].

사회적 거리감이란 특정한 지위적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

로 사회 속 대인관계 상호작용을 통해 친근해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9]. 선행연구에서 노인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날수록 사회적 거리

감이 더 크게 나타나고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

별을 일으킬수 있기때문에[10] 간호학생의 노인

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여나가는 노력은 필

요하다.

이와 같이 노인의 전인적인 건강관리의 핵심역

할을 수행해야 할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행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행동에 대해 기초자

료를 조사하여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 향상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행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남 J시에 소재한 간호

대학생 총 145명으로 이는 G*power 3.1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연구의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최소 인원은 115명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참여한 대상자는 최소 인원

을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 2.3.1� 노인에� 대한� 편견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편견 척도는

Won[10]이 기존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관련 연

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면담에서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척도이다. 19문항의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편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Cronbach’s

alpha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1이었다.

� 2.3.2�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본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Song 등[11]이 Westie[12]와 Na

와 Chung[13]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사회적 거리감 도구(social

Distance Scal)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신체적

거리감(대상에 대한 신체적 교섭의 허용정도)과

대인적 거리감(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 있어 대

상에 허용된 친근성)으로 총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 거리감은 Westie [12] 의

161개 문항 중 총 6문항이며, 대인적 거리감은

Na와 Chung [13] 이 직업 계층 간 사회적 거리

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17개 문항 중 각 문항

의 척도와 의미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선별한 6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

점)부터 ‘정말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

로 구성되며, 평균 수치가 낮을수록 사회적 거리

감을 멀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Westie[1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1이었다.

� 2.3.3� 노인에� 대한� 행동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행동 측정은

Won[10]가 개발한 노인에 대한 행동 척도를 사

용하였다. 도구는 17개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하

여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

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Won[1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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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은 2022년 5월 1일 부

터 5월 30일까지 연구자들에 의해 수집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 및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본 연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모

집된 연구 대상자에게 유인물과 구두 설명을 통

해 연구목적과 자료수집 과정을 설명하여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

가 직접 일반적 특성, 노인에 대한 편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노인에 대한 행동에 대해

작성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0분 정도 소요

됨을 설명하였다. 간호학생 160명이 연구에 참여

하기를 동의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나 불성실

하게 작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된 자료

의 연구대상자 수는 간호대학생 145명이었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IBM SPSS 21.0프

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유의수준 .05에 양측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는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행동의 차이

는 t-test, ANOVA, Scheffe test로 실시하였으

며, 각 변수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3.� 결론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나이는 20대로 평균 22.28±2.29 이었

으며,성별은 남 22.8%(33명), 여 77.2%(112명)으

로 대상자 중 여학생이 가장 많았다. 학년은 저

학년이 43.4%(63명), 고학년이 56.6%(82명)로 고

학년이 더 많았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31.7%(46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장한 곳으로는 중소도

시 45.5%(66명), 농어촌 40.7%(59명), 대도시

13.8%(20명)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동거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이 90.3%(131명)으로 대부분이

었으며, 노인환자를 간호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

은 55.9%(815명)으로 더 많았으며, 노인간호에

대한 생각은 49.0%(71명)가 긍정적으로 답변했

다. 노인에 대한 흥미는 없다 9.7%(14명), 많다

가 35.9%(52명), 중간 54.4%(79명)으로 나타났다

[Table 1].

� 3.2�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편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노인에� 대한� 행동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편견은 4점 만점에서

평균평점 1.79±0.43,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은 5점 만점에서 평균평점 3.34±0.43점, 노인에

대한 행동은 4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평점

3.62±0.3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s Min Max Range � M±SD

Prejudice� toward� Older�
Adults�

1 2.95 1-4 1.79±0.43

Social� Distance� toward�
Older� Adults

1.33 4.25 1-5 3.34±0.43

Behavior� � toward� Older�
Adults

1.89 4 1-4 3.62±0.32

[Table� 2]Nursing� students'� prejudice� against� the� older�

adult,� social� distancing� toward� the� older� adult,� and�

behavior� toward� the� older� adults� � � � � � � � � � � � � (N=145)

Variables Categories�
n(%)or�

M±SD

Gender Male 33(22.8)

Female 112(77.2)

Year Lower� grade 63(43.4)

Upper� grade 82(56.6)

Age 22.28±2.29

Religion Yes 46(31.7)

No 99(68.3)

Place� of� growth Major� city 20(13.8)

Medium-sized� cities 66(45.5)

Farming� and� fishing� village 59(40.7)

Three� generation Yes 14(� 9.7)

No 131(90.3)

Nursing� experience�

for� elderly� patients

Yes 81(55.9)

No 64(44.1)

Thinking� about�

nursing� for� the�

old� adults�

Good 71(49.0)

Dislike 4(� 2.8)

Nothing� to� do� with 68(46.9)

Etc 2(� 1.4)

Interest� in� old�

adult’s� problem

Not 14(� 9.7)

Medium 79(54.4)

A� lot 52(35.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 � � � � � � � � � � � (N=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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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편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노인에� 대한� 행

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편

견은 학년(t=4.03, p=.009), 노인환자 간호 유무

(t=2.35, p=.020), 노인간호에 대한 생각(F=4.42,

p=.005), 노인에 대한 흥미(F=4.36, p=.01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년이

고학년일수록, 노인환자 간호를 한 경험이 없을

수록, 노인간호에 대한 생각이 싫을수록, 노인에

대한 흥미가 없을수록 노인에 대한 편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사

회적 거리감은 노인에 대한 흥미(F=3.182,

p=.044)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노인에 대한 흥미가 없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을

멀게 느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행동은 학년(t=5.86, p<.001), 종교(t=-1.69,

p=.049), 성장한 곳(F=4.21, p=.017),노인과 동거

유무(t=1.99, p<.048) 노인간호에 대한 생각

(F=9.90, p<.001), 노인에 대한 흥미(F=9.27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고학년인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 농어촌 지

역일수록, 노인과 동거하고 있을경우, 노인에 대

한 생각이 좋을수록, 노인 간호에 대한 생각이

좋을수록, 노인에 대한 흥미가 많을수록 노인에

대해 행동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 sheffe� test

Variables Categories�

Prejudice� toward� Older�
Adults�

Social� Distance� toward�
Older� Adults

Behavior� toward� Older�
Adults

M±SD t/F(p) sheffe M±SD t/F(p) sheffe M±SD t/F(p) sheffe

Gender Male 1.85±0.46 .90

(.368)

3.34±0.52 -0.04

(.967)

3.59±0.32
-0.52

(.602)Female 1.78±0.43 3.34±0.40 3.63±0.31

Year Lower� grade 1.67±0.42 4.03

(.009)

3.39±0.49 1.24

(.299)

3.71±0.22
5.86

(.001)
Upper� grade 1.37±0.00 2.75±0 4.00±0.00

Religen Yes 1.86±0.45 1.19

(.238)

3.29±0.39 -.928

(355)

3.54±0.41
-1.69

(.049)No 1.76±0.43 3.36±0.44 3.66±0.26

Place� of�

growth

Major� citya 1.81±0.38

0.02

(.982)

3.43±0.31

1.59

(.207)

3.56±0.28

4.21
†

(.017) b<c

Medium-sized� citiesb 1.79±0.47 3.27±0.45 3.56±0.37

Farming� and� fishing� villagec 1.79±0.41 3.38±0.43 3.71±0.24

Three�

generation

Yes 1.62±0.46

-1.60

(.110)

3.49±0.42 1.44

(.154)

3.78±0.20

1.99

(.048)No 1.81±0.43 3.32±0.43 3.60±0.32

Nursing�

experience�

for� elderly�

patients

Yes 1.87±0.44

2.35

(.020)

3.30±0.37
-1.27

(.206)

3.56±0.35

-2.82

(.006)
No 1.70±0.41 3.39±0.49 3.70±0.24

Thingking�

about�

nursing� for�

the� old�

adults�

Gooda 1.69±0.42

4.43

(.005)

3.39±0.41

2.15

(.096)

3.69±0.28

9.90
†

(<.001) a,c,d>b

Dislikeb 2.28±0.57 2.90±0.53 2.92±0.76

Nothing� to� do� withc 1.88±0.41 3.31±0.43 3.58±0.26

Etcd 1.53±0.15 3.54±0.06 3.62±0.32

Interest� in�

old� adult’s�

problem

Nota 2.05±0.41

4.36
†

(.014) a>c

3.08±0.65

3.182

(.044)

3.30±0.52

9.278
†

(<.001) a<b<c

Mediumb 1.82±0.42 3.34±0.36 3.63±0.26

A� lotc 1.68±0.43 3.34±0.43 3.69±0.27

[Table�3]�Differences� in�prejudice,�social�distancing,�and�behavior�of�nursing�students� toward� the�elderly� (N=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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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행동� 간의� 관계

노인에 대한 편견과 부적 상관관계(r=-.171,

p= .040)가 있으며, 사회적 거리감과(r= .387,

p<.001)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편견은 양적

상관관계(r= 1.171, p= .040)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4).

Variables

Prejudice�
toward�
Older�
Adults�

Social�
Distance�

toward� Older�
Adults

Behavior�
toward�
Older�
Adults

Prejudice 1

Social� distancing
-.171
(.040)

1

Behavior
-.589
(<.001)

.387
(<.001)

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rejudice� against� the�

elderly,� social� distancing� toward� the� elderly,�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N=145)

4.� 논의

2021년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

나라 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16.5%에 달하며,

2025년에는 고령자 비중이 20%로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2028년에는 국내 거의 모든 지

역이 초고령화가 된다고 전망된다[1]. 이에 따라

노인의 질병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건강진단, 복지의료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는 간호사의 핵심적인 역할이라 할수

있겠다. 그러므로 예비간호사인 간호학생을 대상

으로 노인을 바라보는 편견, 사회적 거리감, 노

인에 대한 행동을 조사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라

노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노인에 대한

행동의 차이를 검증하며,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

계를 규명함으로 인해 간호학생 대상 노인 친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편견의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평점 1.79점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편견을 조사한 원

영희[7]의 연구결과 2.02점보다 낮았다. 노인의

문제에 대한 가장 커다란 적은 노인에 대한 편

견이며, 많은 사람은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고 의료에서도 노인에 대한 많은 편견과 그릇

된 생각이 있다[14]. 이러한 노인에 대한 편견은

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

라 실제 노인들을 대면하는 상황에서 기피하거

나 거부하는 등 차별적인 행동을 가져올 수 있

다[7].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

는 것은 노인의 관리와 보살핌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노인편견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인편견 감소를 위해서는 생

애주기 교육,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노인과 직접적인 접촉 및 노

인의 존엄성 강조 교육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15].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점수

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34점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

리감을 조사한 Ha & Park[16]의 3.98점보다 다

소 낮게 나타났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32점으로 나타나[9], 치매노인 대상자보다 일반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덜 멀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감이란 특정한 지

위적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의 태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속 대인관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친근해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9]. 그러므로 간호학생이 노인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행동 점수는 4점 만

점에 평균평점 3.62점이었으며 이는 Kim 등[17]

의 1.35점, Lim[18]의 3.4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의 대상자가 선행연구 대상자보다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은 노인을

위해 핵심적인 간호 중재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요소라 생각된다. 노인문

제에 관심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

동을 보이는 선행연구결과를 볼 때[19] 노인유사

체험 등 노인이 되었을 때의 신체적 불편감과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심리적 사회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20].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편견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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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노인환자 경험, 노인간호에 대한 생각, 노

인에 대한 흥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노인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노인에 대한

편견 정도가 높았으며, 노인간호에 대해 싫다고

생각할수록, 노인에 대한 흥미가 없을수록 노인

에 대한 편견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노인이 있는 경

우 노인에 대한 편견이 적은 것과 일치하였다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감 정도의 차이는 없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행동 정도는 학년, 성장한 곳, 노인

과 동거, 노인환자 간호경험, 노인간호에 대한

생각, 노인에 대한 흥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성장한

곳이 농촌일수록, 노인과 동거한 경우, 노인환자

간호경험이 없는 경우, 노인간호에 대한 생각이

좋을수록, 노인에 대한 흥미가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행동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Kim 등[17]의 연구에서 학년, 노인과 동

거한 경우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의 차이

가 없는 것과, Lim[18]의 연구에서 자원봉사경험

이 있는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노인

과 생활한 경험, 노인환자 간호경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과와 일치하

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에 대한 행동 정도는 연구마다 다양한 차이가

있어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노인에 대한 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노인에 대한

행동은 노인에 대한 편견과 부적 상관관계

(r=-.589, p<.001),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양적 상관관계(r=.387, p<.001), 노인에 대한 편

견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부적 상관관

계(r=-.171, p=.04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므로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을 직접적으로 돌

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간호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에서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공감 형성을 위한 노인 교육과정

개발 및 노인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노인에

대한 편견 감소,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고, 긍정

적인 행동이 향상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노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행동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행동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켜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

구는 경남지역 J시에 소재한 일부 간호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

점이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향

상 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해 2022년 5월 한달간 경상남도 J시에 소재한 2

개의 간호학과 재학생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에 대한 편견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늘어나고, 노인에 대

한 긍정적인 행동이 감소하며, 노인에 대한 사회

적 거리감이 늘어날수록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화사회

에서 노인간호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은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 J시에 소재한

일부 간호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향

후 지역별 간호학생의 차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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