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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료 기술의 발전과 출산율 감소, 의료보장제도의 

강화는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이는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3년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

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5년 30%, 

2050년에 40%를 넘어설 전망이다1). 한국 사회에서 고

조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

식하고,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2). 

노인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부족, ‘고령 친화적이

지 않은 환경과 서비스 생산성 향상에 역 힘을 하지 

못하는 것이 노인차별의 원인3)이 되며, 노인에 대해 

부정적 태도와 신념을 갖고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쇠퇴하여 소멸해 가는 생의 단계에 있다는 고정관념

이 노인에 대한 낙인 형태로 나타나 노인차별의 원인

이 되고 있다4).

노인차별주의는 연령차별(Agrian)이라는 용어로도 

일컬어지며 일반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부정적

인 편견이나 차별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5). 

노인차별주의는 경제적ㆍ심리적ㆍ사회적 고립을 가

중시켜 노인을 사회적으로 배제 시키거나6), 노인에

게 우울증, 정신건강과 연결되어 자살 생각에도 영향

을 미친다7).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국민인식조

사’ (2019)8)에 따르면 대상별 차별 등의 정도를 실핀 

항목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에 비해 노인

에 대한 동의가 56.7%로 가장 높았다. 노인에 대한 연

령차별 및 혐오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기

선과 이정화9), 장경애와 허성은의 연구10)에서 노인과

의 동거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노인차별주의가 높게 

나타나 세대 간의 교류 및 사고의 유연성 강화를 통하

여 노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교정할 필요가 있

다11). 임상에서 치과위생사의 노인차별주의는 고령화

에 따른 노인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치위생처치 시 어

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업무 부적응과 이직으로

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의 이해에 대한 교육이 반

드시 필요하고 사료된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노화로 인한 변화로 신체 감각 

기능의 변화, 기억력 감퇴, 인지기능저하 등의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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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지위나 역할 상실, 사회적 고립 등의 사회적인 

변화를 포함한다12). 노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

면 고정관념과 부정적 태도를 유발하여 노인차별주의

로 이어지고5)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거나13),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없는 경우, 노인차별주의가 높

았다9-10).이예원14)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은 노인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사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노인에 대한 태도란 노인 개인 혹은 노인 집단 전체

에 대하여 갖는 주관적인 반응을 말한다15). 노인에 대

한 태도로는 노인들은 화를 잘 내고 고집이 세다 등의 

부정적인 태도와 노인들은 현명하고, 관대하다 등의 

긍정적인 태도가 있다16).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

도가 부정적일수록 노인차별주의가 높고17), 노인 대상 

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

며18) 노인차별주의가 낮았다9-10).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간호를 수행하는데 긍정적으로 영

향을 미치며19), 노인에 대한 태도및 교육 수강 경험은 

간호대학생의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20). 보건 의료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뿐만 아니라 지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

다. 노인에 대한 지식이 증가함수록 노화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를 보였다21).

노인의 구강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의 노

인에 대한 태도. 지식 및 고정관념은 노인 환자의 구

강관리에 중요한 부분이며, 미래 치과위생사인 치위

생학과 학생에게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주는 것은 향후 노인환자 진료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인차별주의에 대한 선행연구는 간호사. 간호대

학생. 사회복지전공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직접 노

인 환자를 대면하여 치위생 처치를 하는 치과위생사

나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미진

하였다. 이에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차별

주의와 노인의 지식 및 태도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 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대학의 교육과정 변화 및 노

인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지역 치위생학과 재학생으

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이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G 

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분석에 필요

한 효과 크기 0.30,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계

산하여 표본을 산출한 결과 최소 160명의 연구 참가자

가 요구되어 부적절한 설문 응답의 가능성을 고려하

여 220부를 배부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부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은 설문지 16부를 제외한 총 204부를 연

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2.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노인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 2문항(성별, 연령)과 노인 관련 특성 4

문항(노인 동거경험, 노인 관련 교육 수강 경험, 주 양육권

자, 노인봉사경험)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 Palmore22)가 개

발한 Fact On Aging Quiz(FAQ)을 한정란 등12)가 번안

하여 수정·보완한 노인에 대한 지식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총 25개 문항,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은 신체적 영역 11문항, 심리적 

영역 6문항, 사회적 영역 8문항이다. 각 문항은 ‘그렇

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각 문항별로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 처리

하여 25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한정란 등12) 연구에서 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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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691이

었다. 

(3)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Sanders 등23)이 

개발한 Semantic Differential Attitude Scale을 임영신 

등24)가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로써 노인에 대

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상반되는 형용

사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

우 긍정적’ 1점에서부터 ‘매우 부정적’ 7점으로 구성된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

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3, 6, 7, 10, 12, 15, 18문항

의 점수는 역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임영신 등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92이었다. 

(4) 노인 차별주의

노인 차별주의를 확인하기 위해 Fraboni 등25)이 개

발한 Fraboni Scale of Ageism(FSA)을 김지연 등26)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노인 차별주의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개 문항, 3개의 하위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은 정서적 회피 7문항, 차

별 5문항, 고정관념 6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

된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차별주의

가 심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지연 등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23이었다. 

2.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지

식,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

다. 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

에 대한 태도는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 200명(98.0%)이었고, 연

령은 19세 이하, 20세, 21세 이상 각각 68명(33.3%)였

다. 대상자의 노인 관련 특성으로 노인관련 교육이수 

경험은 ‘있다’ 63명(30.9%), 주 양육권자는 ‘부모’ 187

명(91.7%), ‘조부모’ 17명(8.3%)이었다. 조부모와 생활

경험 ‘있다’ 66명(32.4%), 노인관련 봉사경험 ‘있다’ 89

명(43.6%)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 Division N(%)

Gender Man 4(2.0)

Woman 200(98.0)

Age >19 68(33.3)

20 68(33.3)

21< 68(33.4)

Experience in completing

education related to the elderly

Yes 63(30.9)

No 141(69.1)

Custodian
Parent 187(91.7)

Grandparents 17(8.3)

Life experience with

grandparents

Yes 66(32.4)

No 138(67.7)

Experience of volunteering

related to the elderly

Yes 89(43.6)

No 115(56.4)

3.2. 노인차별주의와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노인차별주의는 4점 만점에 2.03±0.36점이었다. 

하위영역 중 고정관념이 2.23±0.46점으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정서적 회피 2.11±0.53점, 차별 1.67±

0.38점 순이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신체적 영역 

0.57±0.15, 사회적 영역 0.36±0.17, 심리적 영역 

0.35±0.20 순이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3.86±0.27

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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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노인에 대한 지식의 문항별 정답률

노인에 대한 지식은 25점 만점에 평균 11.27±3.30

점이었다. 하위영역별 정답률은 신체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심리적 영역 순으로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노인

에 대한 지식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체력은 나이

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로 93.1%, ‘시력, 청

력, 미각, 촉각, 그리고 후각은 나이가 들면서 모두 감

소하는 경향이 있다’로 92.6%, ‘폐활량은 나이가 들면

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89.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적어도 5% 이상의 

노인이 요양원, 노인주거시설 등에 살고 있다’ 7.4%, 

‘노인 운전자들은 젊은 운전자들보다 1인당 사고 횟수

가 더 적다’가 11.3%, ‘대부분의 노인들은 최저 생계

비(정부에 의해 규정된) 이하의 수입을 가진다’ 13.2%의 

순이었다(Table 3).    

Table 2. Gerontism and Knowledge and Attitude Score for the Elderly

Variable Division Range M±SD Total

Knowledge of the elderly

Physical 1-0 0.57±0.15 6.26±1.05

Psychological 0.35±0.20 2.10±1.00

Social 0.36±0.17 2.88±1.02

Total 7.64±0.16 11.27±3.30

Attitude toward the elderly 1-7 3.86±0.27

Old-age

discrimination

Emotional avoidance 1-4 2.11±0.53 14.77±3.71

Discrimination 1.67±0.38 8.35±1.90

Fixed idea 2.23±0.46 13.38±2.76

Total 2.03±0.36 11.24±2.79

Table 3.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by question of knowledge about the elderly

Question N % Ranking

Physical strength tends to decrease with age 190 93.1 1

Eyesight, hearing, taste, touch, and smell all tend to decrease with age 189 92.6 2

Lung capacity tends to decrease with age 182 89.2 3

Older people tend to have slower reaction times than younger people 178 87.3 4

Older people usually take longer to learn new things than young people 173 84.8 5

Most elderly people are working or want to have any kind of work 141 69.1 6

Most of the elderly are impossible to adapt to change 137 67.2 7

At present, more than 15% of the population is 65 years of age or older 132 64.7 8

More than 50% of the elderly are healthy enough to carry out daily activities 111 54.4 9

Many elderly people feel miserable most of the time 102 50.0 10

Depression occurs more in older people than in young people 99 48.5 11

Most elderly people are socially isolated 92 45.1 12

In the future, the health and socio-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will be almost the 

same as or worse than the present
84 41.2 13

Most senior office workers cannot work more effectively than younger office workers 71 34.8 14

Older people at work are less likely to have accidents than younger people 58 28.4 15

Most of the elderly suffer from disruption 58 28.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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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

한 지식 및 태도, 노인 차별주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

도는 연령(p=0.00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인 

차별주의는 성별(p=0.040), 연령(p=0.026), 조부모와 

생활경험(p=0.001)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여자(2.01±

0.36)보다는 남자(2.30±0.11)가 연령이 높을수록, 조

부모와의 생활경험이 없을수록 노인 차별주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없었다(Table 4).

3.5.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노

인 차별주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노인 차별주의는 노인에 대한 태도

와 지식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인 차별주

의 중에서도 정서회피(r=.892, p<0.001)와 관련하여 높

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노인에 대한 지식 하위영

역에서는 심리적인 영역(r=-.279, p<0.001)과 높은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

도가 부정적일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이 낮을수록 노

인 차별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4.   Differences in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Characteristic Division
Knowledge Attitude Discriminatoryism

M±SD p M±SD p M±SD p

Gender Man 12.25±2.62 0.584 3.90±0.60 0.625 2.30±0.11 0.040*

Woman 11.25±3.13 4.26±0.70 2.01±0.36

Age >19 11.12±3.47 0.735 3.78±0.27a 0.009** 1.93±0.35a 0.026*

20 11.51±2.55 3.92±0.26b 2.10±0.35b

21< 11.19±3.30 3.88±0.28ab 2.04±0.37ab

Experience in completing

education related to the 

elderly

Yes 3.89±1.08 0.448 3.85±0.29 0.191 2.01±0.32 0.098

No 3.69±1.02 3.86±0.27 2.02±0.38

Custodian
Parent 3.76±1.06 0.154 3.86±0.27 0.641 2.03±0.35 0.281

Grandparents 3.70±0.73 3.81±0.30 1.82±0.41

Life experience with

grandparents

Yes 3.87±1.09 0.549 3.81±0.29 0.694 1.97±0.43 0.001**

No 3.70±1.02 3.88±0.27 2.05±0.32

Experience of volunteering

related to the elderly

Yes 3.87±1.06 0.992 3.86±0.27 0.240 2.03±0.34 0.187

No 3.66±1.01 3.85±0.28 2.01±0.38

by the Independent one-way ANOVA test at α=0.05
a.b.c Means followed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 

Question N % Ranking

In general, old people become similar in every way 58 28.4 17

Most elderly people have no interest in sex and no ability 55 27.0 18

Most old people say they are rarely bored 34 16.7 19

Older people tend to become more religious as they get older 32 15.7 20

Most healthcare workers tend to give low priority to the elderly 31 15.2 21

Most elderly people rarely get excited or angry 28 13.7 22

Most senior citizens have incomes below the minimum cost of living 27 13.2 23

Older drivers have fewer accidents per person than younger drivers 23 11.3 24

At least 5% of the elderly live in nursing homes and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15 7.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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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은 25점 만점에 평균 

11.27±3.30점이었다. 하수정20)의 연구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11.46±3.23점과 비슷한 결과를 보

였다. 하위영역별 정답률은 신체적 영역, 사회적 영

역, 심리적 영역 순으로 높았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하수정20)의 결과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영역 순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

구들을 보면 노인에 대한 지식이 낮았는데 노화에 대

한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치위생 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 질적 향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자

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체력

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로 93.1%, ‘시

력, 청력, 미각, 촉각, 그리고 후각은 나이가 들면서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로 92.6%, ‘폐활량은 나이

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89.2%의 순으로 나

타나 신체적 지식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반

면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적어도 5% 이상의 노

인이 요양원, 노인주거시설 등에 살고 있다’ 7.4%, 노

인 운전자들은 젊은 운전자들보다 1인당 사고 횟수가 

더 적다’가 11.3%로 사회적 영역과 심리적 영역 지식

이 비숫하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

인에 대한 이해와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노인관련 교과목 개설을 통해 

노인의 특성을 교육함으로써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3.86±0.27로 나타났다.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수정20) 3.86±0.73과 김수옥 등

27)의 3.97점과 거의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김희

정28)의 4.09±0.49 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 및 노인관련 경험과의 차이 비교에

서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p=0.009)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노인 차별주의는 성별(p=0.040), 연령

(p=0.026), 조부모와 생활경험(p=0.001)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여자(2.01±0.36)보다는 남자(2.30±0.11)에서 

연령이 높고, 조부모와의 생활경험이 없는 경우, 노인 

차별주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차별주의는 

김현주, 이영미13)의 연구에서는 조부모와 동거경험, 

노인에 대한 지식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김승용, 

윤미선29)의 연구에서는 학년(p<0.075), 성별(p<0.088), 

조부모와 유대감(p<0.01)과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장

경애, 허성은10)은 노인관련 강의 수강경험이 있고 노

인 대상 봉사를 경험한 경우, 노인에 대한 차별과 정

서적 회피가 감소하였다고 하였고, 최은정 등17)은 노

인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노인차별이 낮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노인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

는 대학생에서 노인 이미지가 더 긍정적이고, 노인 관

련 봉사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노인에 대

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노인

관련 교과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봉

사활동의 기회를 통한 접촉기회 제공과 노인 관련 실

습을 늘리면 노인에 대한 차별주의를 낮추는데 긍정

적인 결과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보수교육을 

통해 노인관련 특성의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며 

치과위생사의 직무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

료된다. 조진영30)도 노인들의 만성질환인 치매교육 및 

체험활동 경험을 통한 지식이 증가하면 노인에 대한 

Table 5.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elderly

Knowledge
Attitude

Discriminatoryism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Emotional avoidance Discrimination Fixed idea

Old-age

discrimination
-.192** -.279** -.271** -.460** .892** .623** .768**

**p<0.01 by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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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태도와 노인차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상자의 노인 차별주의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지

식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인 차별주의 중

에서도 정서회피(r=.892, p<0.001)와 관련하여 높은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주아, 하지연31)의 연구에

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노인차별적인 편견 

및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고, 최은정 등17)는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노인차

별주의가 높다고 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

였다. 

노인에 대한 지식에서는 심리적인 영역(r=-.279, 

p<0.001)과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대상자의 노인

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거나 지식이 낮을수록 노인 

차별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

의 노인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노인차별주의

는 높다고 한 김현주, 이영미1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경화32)는 질적인 노인간호를 위해 노인에 대한 간호

사의 인식과 태도 요인은 중요하고, 노인보건의료 현

장에서 수행하는 노인간호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지식은 치과위생사

의 업무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인 관련 교육

을 통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들은 노인 부양의 주도적 역할자이자 고령화 

사회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노

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형성과 노인차별을 야기

시키는 부정적 편견을 지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치위생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

며 후속 연구를 통한 치과위생사 직무와 관련한 노인

차별의식의 영향 요인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노인에 대한 인

식, 태도 및 차별주의를 연구함으로써 초고령화 사회

를 앞두고 급증하는 노인환자의 치과의료서비스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교육에서의 방향설정과 실천 

방법을 논의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차별주의와 노인

의 지식 및 태도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

를 대비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변화 및 노인관련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해 연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1.   노인차별주의는 4점 만점에 2.03±0.36점이었다. 

하위영역 중 고정관념이 2.23±0.46점으로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서적 회피 2.11±0.53점, 

차별 1.67±0.38점 순이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

은 신체적 영역 0.57±0.15, 사회적 영역 0.36±

0.17, 심리적 영역 0.35±0.20 순이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3.86±0.27로 나타났다.

2.   노인에 대한 지식은 25점 만점에 평균 11.27±

3.30점이었다. 하위영역별 정답률은 신체적 영

역, 사회적 영역, 심리적 영역 순으로 높았다. 연

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정답률이 가장 높

은 문항은 ‘체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

이 있다’로 93.1%였고,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

은 ‘적어도 5% 이상의 노인이 요양원, 노인주거

시설 등에 살고 있다’ 7.4%였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p=0.009)에서 노인 차별주의는 성

별(p=0.040), 연령(p=0.026), 조부모와 생활경험

(p=0.001)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에 대한 지

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없었다.

4.   연구 대상자의 노인 차별주의는 노인에 대한 태

도와 지식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인 

차별주의 중에서도 정서회피(r=.892, p<0.001)와 

관련하여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학생들은 노인 부양의 주도적 역할자이자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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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노

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형성과 노인차별을 야기

시키는 부정적 편견을 지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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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배경: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3년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

회로 진입 전망이다. 임상에서 치과위생사의 노인차별주의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치위생

처치 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업무 부적응과 이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

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의 이해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료된다. 이에 노인차별주의와 노인의 

지식 및 태도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변화 및 노인관련 프로그램 개발

을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D지역 치위생학과 재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자의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

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노인차별주의는 4점 만점에 2.03±0.36점이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신체적 영역 0.57±0.15, 사회적 영

역 0.36±0.17, 심리적 영역 0.35±0.20 순이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3.86±0.27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지

식은 25점 만점에 평균 11.27±3.30점이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체력은 나이가 들면

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로 93.1%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p=0.009)에

서 노인 차별주의는 성별(p=0.040), 연령(p=0.026), 조부모와 생활경험(p=0.001)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 대상

자의 노인 차별주의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지식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인 차별주의 중에서도 정서회

피(r=.892, p<0.001)와 관련하여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대학생들은 노인 부양의 주도적 역할자이자 고령화 사회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

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형성과 노인차별을 야기 시키는 부정적 편견을 지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교육기

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어: 노인, 지식, 차별, 치위생,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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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dental hygien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n the discrimination of the elderly

Young-Sun Kim·Jung-Hwa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gu Health College

Background: The elderly population aged 65 or older in Korea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to 18.4% in 

2023, and to enter a super-aged society at 20.6% in 2025. In clinical practice, the elderly discrimination of  dental 

hygienists may experience difficulties during dental hygiene treatment due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atients due to aging, which can lead to maladjustment to work and turnover, so education on the understanding 

of  the elderly is essential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istry, who are prospective dental hygienists. 

Accordingly, a study was conducted to prepare for a super-aged society by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discrimination and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the elderly, and to change the curriculum of  universities and 

develop programs related to the elderly. 

Method: 204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Dentistry in D are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5.0 program. The subject’s geriatric discrimination, knowledge about the elderly,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were calculated as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one-way ANOVA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difference in geriatric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with a Scheffe’ 

test applied for post-hoc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ubject’s geriatric discrimination, 

knowledge about the elderly,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Results: Geriatrics scored 2.03±0.36 out of  4. Knowledge about the elderly was categorized as follows: physical 

domain 0.57±0.15; social domain 0.36±0.17; and psychological domain 0.35±0.20. Th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was 3.86±0.27. Knowledge of  the elderly averaged 11.27±3.30 points out of  25. The question with the highest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to knowledge about the elderly was ‘physical strength tends to decrease with age’, 

which was 93.1%. Th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p=0.040), age (p=0.026), and life experience with grandparents (p=0.001). 

The elderly discrimination of  the study subject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in both attitude and knowledge 

toward the elderly, and among the elderly discrimination, there was a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regard to 

emotional avoidance (r=.892, p<0.001).

Conclusion: College students are the leading players in caring for the elderly and are directly affected by aging 

social problems. Therefor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apply various programs in the state, society,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o avoid negative prejudices that lead to positive thinking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elderly.

Key words: Attitude, Dental hygiene, Discrimination, Elderly,  Knowled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