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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operation status of dementia and oral care programs in day and night care 
centers across the country, degree of awareness of care workers, and demand for oral functional rehabilitation exercise (OFRE) 
programs.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day and night care center workers regarding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awareness of dementia, the oral cavity, necessity of OFRE, and awareness of program utilization. Results: The 
perceptions of dementia and oral health among workers and the demand for OFRE education were confirmed. Conclusions: 
Developing and applying continuous worker education and OFRE programs to improve the oral health of the older adults in day 
and night ca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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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 역시 노인 비율이 2067년까지 46.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고령화 사

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기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아 다양한 문제들이 예상되고 있다[1].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노인의 건강은 노
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노인 스스로의 건강상태에 대해 ‘나쁘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고, 치매, 
중풍 등과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걷기, 먹기, 씻기 등의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역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제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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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증가하는 노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화 및 노인성 질환대상자 중 상당한 장애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4]. 이 중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부득이한 사
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5], 
2008년 7월 기준 전국 621개소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21년 기준 약 4.2배 증가한 2,6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6].

이러한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대부분 가벼운 인지장애 및 경증 치매를 앓고 있어 기억력, 시공간능력, 언어능력 등이 다
소 떨어지며, 일반 노인에 비해 건강 취약성을 띄고 있다[4]. 이에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증진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고[7],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강건강은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로서[8] 노인의 구강상태가 좋지 못하면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주
관적 건강 인지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 치아 개수가 많은 노인보다 무치악 노인의 건강상태 및 삶의 유지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0]. 뿐만 아니라 노인의 구강상태와 노화의 연관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구강건강이 노화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11].

그러나 주·야간보호기관 노인의 경우, 인지기능의 불안정으로 인한 일상적 생활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며 구강 관리는 차순위로 밀려 칫솔질, 
틀니 세척 같은 현 상태의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12] 구강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저작 및 연하와 같은 구강 기능 역시 저
하될 수 있다[13,14].

노인의 구강 기능 저하는 구강위생상태 뿐만 아니라 식사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곧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15]. 따라서 특별한 장비 없이 최소한의 훈련을 통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구강기능재활운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시설 노
인의 경우, 케어를 담당하는 종사자가 이러한 운동 프로그램을 중재한 경우 구강기능의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다[16]. 일본의 경우 노인들의 
구강 기능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구강운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17].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대부분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능력 치료 프로그램, 치료 레크레이션 등이 주로 운영되고 있고
[18,19], 구강과 관련한 수행 및 프로그램은 입체조와 같은 단순한 구강운동이 수행되고 있으며[20], 대부분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내 일부 내용
을 참고하거나 이전 경험을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주·야간보호기관의 치매 및 구강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및 종사자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구강기능재활운
동(OFRE: Oral funtional rehabilitation exercise) 프로그램의 수요도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선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윤리심의(심의번호:SM-202207-033-1)를 받아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주·야간보호

기관 종사자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야간보호센터협회 및 치매케어학회의 협조를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전국의 주·야
간 보호기관의 종사자 중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는 온라인 설문(Google form)을 통해 안내되었
으며, 2022년 9월부터 약 1개월간 진행되었다. 총 235부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 중 응답자의 근무 시설이 주·야간보호기관이면서 모든 문항
에 빠짐없이 응답한 설문지 222부의 자료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검정력 프로그램은 G*power 3.1 
analys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25, 검정력 95%로 계산하였을 때 최소 표본인 197명을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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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의 구성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일반적 특성 7문항, 치매 및 구강 관련 인식 6문항, 구강기능재활운동의 필요성 관련 11문항, 구강기능재활운동 프로그

램 활용 인식 10문항으로 총 35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program (ver. 26.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사항, 근무 기관 

및 형태, 치매 및 구강건강 관련 인식도, 필요도, OFRE 프로그램 요구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시행하였다. 또한 치매와 구강건강의 관련성, 구강관리의 중요
성 및 필요성, OFRE 프로그램 교육의 필요성 및 참여 여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
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확률은 p<0.05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전체 대상자 222명 중 남성 21.6%, 여성 78.4%로 나타났다. 연령은 50대 44.6%, 40대 31.5%, 

60대 11.7%, 30대 7.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시·도가 67.1%로 가장 많았고, 직종은 요양보호사 39.2%, 사회복지사 35.6%, 간호조무사 
9.9%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은 1년 이상 4년 미만 34.7%, 1년 미만 20.7%, 4년 이상 7년 미만 18.9%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노인 수는 10명 이
상 50명 미만 70.7%, 50명 이상 100명 미만 26.6%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시간 내 담당 노인 수는 10명 이상 40명 미만 43.2%, 10명 미만 35.1%, 
40명 이상 70명 미만 20.3%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설문지의 개발
본 설문지는 총 3차에 걸쳐 수정 및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먼저 설문지 초안은 설문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 3인이 치매 및 구강관련 인

식, 구강기능재활운동의 정의 및 구강기능재활운동 프로그램 활용 인식도 등을 선행연구[21]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이후 검토를 거쳐 1차 설
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 문항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7명의 전문가 위원을 구성하여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검증을 실시하였다[22]. 타당도 검증은 전문가 위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5점 리커트(Likert) 척도(1=전혀 적절하지 않음, 2=적절
하지 않음, 3=보통, 4=적절함, 5=매우 적절함)로 각 문항의 타당도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추가적인 내용과 종합의견에 대해서는 서술형식으로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내용 타당도는 내용타당도 지수(CVI: Content Validity Index)를 활용하였고[23], 절단점(Cut-off)은 
0.75로 설정하여 절단점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문항은 타당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Table 1>. 이후 타당도 검토가 완료된 2차 설
문지는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1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인 문항 검토 후 설문지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Table 1. CVI of demand survey questionnaire
Items Mean CVI
1) Are the general level questions properly structured? 4.57 0.89
2) Are dementia and oral-related awareness questions properly structured? 4.00 0.75
3) Are the oral function rehabilitation exercise items properly structured? 4.29 0.82
4) Are the items on awareness of the use of the oral rehabilitation system properly structured? 4.43 0.86
Bold text indicates CVI≥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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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N %
Total 222 100.0 
Gender Male 48 21.6 

Female 174 78.4 
Age (yr) 20’s 9 4.1 

30’s 17 7.7 
40’s 70 31.5 
50’s 99 44.6 
60’s 26 11.7 
70+ 1 0.5 

Region Metropolitan 73 32.9 
Cities and province 149 67.1 

Occupation Caregiver 87 39.2 
Social worker 79 35.6 
Nurse 7 3.2 
Nursing assistant 22 9.9 
Physical therapist 3 1.4 
Occupational therapist 2 0.9 
Etc. 22 9.9 

Career Less than 1 year 46 20.7 
1-3 77 34.7 
4-6 42 18.9 
7-9 28 12.6 
Over 10 year 29 13.1 

Number of seniors in facility Less than 10 3 1.4 
10-49 157 70.7 
50-99 59 26.6 
100+ 3 1.4 

Number of seniors in charge during working hours Less than 10 78 35.1 
10-39 96 43.2 
40-69 45 20.3 
70+ 1 0.5 

Data analysed using frequency and descriptive analysis

2.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 관련 인식 정도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 관련 인식 정도는 <Table 3>과 같다. 전체 대상자 222명 중 구강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88.7%로 나타났으며, 중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0.8%로 나타났다. 구강건강 관리 필요도는 77.9%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8.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구강건강 관리 관련 교육은 46.8%가 받아본 적 없다고 응답하였고, 관련 교육 횟수는 1회가 20.7%로 가장 높
았다.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50.0%가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33.9%가 참석 방법을 모른다고 응
답하였다. 구강건강과 관련한 활동의 진행 여부는 75.2%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칫솔질(57.4%), 틀니 관리(15.7%), 구강주위근육 
운동(10.0%), 입 헹구기(8.4%), 구강관리 관련 교육(8.4%)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와 구강건강의 관련 여부는 55.0%가 매우 관련있다, 28.4%가 
관련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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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wareness related to the oral health
Variables Classification N %
Total 222 100.0 
The importance of oral health management Not important at all 0 0.0

Unimportant 0 0.0
Neutral 1 0.5 
Important 24 10.8 
Very important 197 88.7 

The need for oral health management Not necessary at all 0 0.0
Unnecessary 0 0.0
Neutral 9 4.1 
Necessary 40 18.1 
Very necessary 173 77.9 

oral health management education status Yes 104 46.8 
No 118 53.5 

Frequency of oral health management education (N=104) 1 46 44.2
2 30 28.8
3 or more times 28 26.9

Reason for not receiving oral health management education 
(N=118)

Lack of time 10 8.5 
Not provided by the facility 1 0.8 
Lack of relevant education 59 50.0 
Did not perceive the necessity 6 5.1 
Did not know how to participate 40 33.9 
Etc. 2 1.7 

Activities related to oral health management Yes 167 75.2 
No 55 24.8 

Types of activities related to oral health management with 
multiple response options

Tooth brushing 143 57.4
Denture care 39 15.7
Oral muscle exercises 25 10.0
Rinsing the mouth 21 8.4
Oral health education 21 8.4

The degree of association between dementia and oral health Not related at all 1 0.5 
Unrelated 6 2.7 
Neutral 30 13.5 
Related 63 28.4 
Very related 122 55.0 

Data analysed using frequency and descriptive analysis

3. 연구대상자의 치매와 구강건강의 연관성 인식 정도에 따른 구강건강 관련 인식도
연구대상자의 치매와 구강건강의 연관성 인식 정도에 따른 구강건강 관련 인식도는 <Table 4>와 같다. 치매와 구강건강이 관련있다고 응답

한 대상자의 89.7%가 구강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91). 치매와 구강건강이 관련있다고 응답한 대상
자의 15.7%가 구강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81.6%는 구강건강 관리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1). 치매와 구강건강이 관련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44.2%는 구강건강 관리 관련 교육 횟수로 1회, 27.4%는 2회, 28.4%는 3회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398). 치매와 구강건강이 관련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98.4%가 OFRE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
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p<0.001), 치매와 구강건강이 관련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82.2%가 OFRE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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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ariables related to research topics

Variables Classification
Association between dementia and oral health

Not related Fair Related
N % N % N %

p=0.091 
The importance of oral health 
management

Not important at all 0 0.0 0 0.0 0 0.0 
Unimportant 0 0.0 0 0.0 0 0.0 
Neutral 0 0.0 1 3.3 0 0.0 
Important 2 28.6 3 10.0 19 10.3
Very important 5 71.4 26 86.7 166 89.7

p=0.011
The need for oral health 
management

Not necessary at all 0 0.0 0 0.0 0 0.0 
Unnecessary 0 0.0 0 0.0 0 0.0 
Neutral 1 14.3 3 10.0 5 2.7
Necessary 1 14.3 10 33.3 29 15.7
Very necessary 5 71.4 17 56.7 151 81.6

p=0.398
Frequency of oral health 
management education

1 0 0.0 4 57.1 42 44.2
2 2 100.0 2 28.6 26 27.4
3 or more times 0 0.0 1 14.3 27 28.4

p<0.001 
The need for OFRE program 
education

No 2 28.6 4 13.3 3 1.6
Yes 5 71.4 26 86.7 182 98.4

p=0.046
Whether or not to participate in 
OFRE  program education

No 0 0.0 3 10.0 1 0.5
Don’t no 1 14.3 5 16.7 32 17.3
Yes 6 85.7 22 73.3 182 82.2

p-value was taken using fisher’s exact test.
Abbreviation: OFRE, Oral functional rehabilitation exercise

4. 치매와 구강건강의 관련성,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 및 필요성, OFRE 프로그램 교육의 필요 
정도 및 참여 가능성 간의 상관관계

치매와 구강건강의 관련성,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 및 필요성, OFRE 프로그램 교육의 필요 정도 및 참여 가능성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
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과 구강건강 관리의 필요성 간의 상관관계 r=0.390, p<0.01
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치매와 구강건강의 관련성과 OFRE 프로그램 교육의 필요정도 간의 상관관계 r=0.274, p<0.01로 
두 번째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치매와 구강건강의 관련성과 OFRE 프로그램 교육 참여 가능성 간의 상관관계 r=0.154, p<0.05
로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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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between dementia and oral health, importance and necessity of oral care, necessity and participation 
in OFRE program education

Variables

Association 
between 

dementia and 
oral health

The 
importance 
of oral care

The need 
for oral care

The level of need 
for OFRE program 

education

Degree of availability 
to participate in 
OFRE program 

education
Association between dementia and oral health 1.000
The importance of oral care  0.207**  1.000
The need for oral care  0.266**  0.390** 1.000
The level of need for OFRE program education  0.274** -0.004 0.028 1.000
Degree of availability to participate in OFRE 
program education

0.154*  0.078 0.057  0.211** 1.000

p-value was taken using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p<0.05, **p<0.01

총괄 및 고안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며, 2018년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이에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초기 인지장애 및 초기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의 돌봄을 위한 주·야간보호기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의 치매 및 구강건강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및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OFRE 프로그램의 수요도
를 확인하여 구강기능재활운동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222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
었다.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49.85세(±9.213)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 요양보호사 39.2%, 사회복지사 35.6%, 간호조무사 9.9% 순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24].

첫 번째로 구강건강 관련 인식 정도를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88.7%가 구강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구강건강 관련 활동은 
72.5%가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강건강과 관련한 교육을 받아본 대상자는 46.8%로 나타났으며, 교
육 횟수는 1회가 44.2%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 구체적인 구강건강 관련 활동으로 칫솔질과 틀니 관리가 73.1%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노인시
설 종사자의 높은 구강건강 인식과 시설 내에서 관련 활동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우가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교육
도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설 노인의 건강 및 구강건강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수행되고 있지 못하며, 구강기능의 회복이나 
예방적 관점에서의 관리가 아닌 현상 유지를 위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사한 결과로 Park[12]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관련 시
설 종사자의 구강건강과 관련한 인식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실제 시설 노인들의 구강건강 관리 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이는 구강
건강과 관련한 교육이 근무기관에서의 직접적인 교육이 아닌 기존의 교육받은 내용에 의존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Jung 등[25]의 연구에 따르면 시설 노인 중 대다수인 치매 노인의 경우, 구강상태가 매우 열악하나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이나 
매뉴얼 등이 없어 구강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 특성에 
따른 근거 중심의 구조화된 구강건강 관리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치매와 구강건강 연관성 인식 정도에 따른 구강건강 관련 인식도를 살펴본 결과, 치매와 구강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높게 인지할수
록 구강건강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26,27]에서 치매와 구강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함에 따라 구강건
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경우 시설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며 구강 상태에 따른 전반
적인 인지 변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확인하며 구강건강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Jeon 등[28]의 연구에 따
르면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야간보호기관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구강건강 관리는 다른 돌
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
식을 실천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마련 함께 인력의 충원을 통한 적극적인 구강건강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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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치매와 구강건강이 관련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OFRE 교육이 필요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선
행연구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을 적용한 경우, 식이 및 혈류 흐름에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
다[29]. 이처럼 시설 노인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돌봐온 종사자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인지 건강을 위한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과 구
강기능의 재활 및 회복을 위한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으며,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설 노인들에게 OFRE 프로그램이 비대면 상황에
서도 적용하기 유용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구강기능재활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치매와 구강건강의 관련성과 구강기능재활운동 프로그램의 
필요정도 역시 비교적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치매가 진행될수록 구강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관리에 어려
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하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30]. 노인시설 종사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하면서 연하와 
같은 구강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가 노인의 구강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근거
중심의 노인 인지 및 구강건강 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구강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구강기능재활운동 프로
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는 일회성으로 진행되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
로 추후 반복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구강 관련 인식 및 
구강기능재활운동 프로그램 수요도를 확인함에 있어서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서적 요인 및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
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를 통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야
간보호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관련 인식을 확인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선행 연구가 미비한 
구강기능재활운동의 수요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전국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의 치매 및 구강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및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구강기능재활운동 프로그램

의 수요도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구강건강 및 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들 대다수가 구강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시설 내 구강건강 관련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구강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고, 단발성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치매와 구강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구강건강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1).
3. 치매와 구강건강이 관련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98.4%가 구강기능재활운동 교육이 필요하며, 82.2%가 관련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들의 치매 및 구강건강 관련 인식과 높은 교육 요구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도의 

충족과 시설 노인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업무환경의 개선과 지속적인 종사자 교육 및 구강기능재활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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