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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on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lo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Rural Elders use Primary Health Care Post’s Service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a descriptive survey design. Participants were 345 rural elders  

use Primary Health Care Post’s Services in Jeollanam-do.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1 to 31, 2017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regression and Sobel test with SPSS 21.0.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nse of lo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t was found that physical loss is very high and significantly different only subjective health 

status on suicidal ideation. Also, Depress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loss and 

suicidal ideation of Rural Elders. Addtionally, The results show that depression plays a key role in suicidal 

ideation of Rural Elders. 

  Conclusions: Based on the present findings, nursing interventions should be developed to decrease 

depression, with additional consideration towards sense of loss, specially physical loss, in order to prevent 

suicidal ideation among Rural Elders use Primary Health Care Post’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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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진료소 이용 농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

서  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9년 14.9%

로 2008년 체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던 비

율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2060년 43.9%로 

증가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1]. 노인 인구의 

속한 증가는 노인과 련된 다양한 문제를 유발

하며, 노인성 우울과 자살문제는 사회 인 문제로 

두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자료[2]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4.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1.5명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 이며 

1 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 자살률은 다른 

연령 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인구 

10만명당 70 가 48.9명, 80세 이상이 69.8명으로 

30 의 경우 27.5명인 것과 비교했을 80세 이상 

고령의 경우 2배 이상 높은 수 을 보이고 있어 

문제해결을 한 책마련이 시 한 상황이다.

  노인 자살과 련된 요인을 규명하기 한 연

구는 최근 꾸 히 증가하고 있다. 노년기에 경

험하는 직장에서의 은퇴와 경제  능력의 상실, 

배우자나 친구와의 사별, 역학상실, 건강상태의 

악화, 자녀의 출가와 같은 다양한 변화에 따른 

상실감은 심리  부 응을 래하여 자살시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3-6]. 노

년기에 경험하는 상실감은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이 변화되거나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무력감, 

슬픔, 망감, 우울과 같은 부정  감정을 유발

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4,7].

  이러한 상실감과 함께 우울은 노인의 자살생각에 

직 인 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공통 으로 강조하고 있다[4,5,8]. 

우울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자살생각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측요인으로 확인되었고[9], 우울

증상을 동반한 노인이 그 지 않은 노인에 비해 

8.59배 자살사고가 높으며[10], 우울증 고 험군 

노인의 경우 자살생각 경험이 25.1% 고, 자살시도 

경험도 4.6%로 나타났다[11]. 

  독거노인의 경우 비독거노인보다 우울과 자살

생각이 높게 나타나 자살 방을 한 고 험군으로 

우선 인 재가 필요하다[12]. 특히 농 노인의 

경우 도시노인에 비해 80세 이상 고령의 여성이 

많고, 경제수 도 낮고, 낮은 교육수 과 배우자가 

없거나 독거인경우가 많아 우울의 고 험상태에 

있으며, 실제로도 우울과 자살생각이 도시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농 노인들은 우

울증이 있어도 신체  질병에 가려져 치료받아야

할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많

으며[14], 도시에 비해 상 으로 의료기 에 한 

근성이 떨어져 있으며[15], 사회  지지망이 취

약하여 우울이나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농 지역 노인들이 가장 근성있게 

활용하고 있는 의료서비스는 보건진료소 심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나, 우울이나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에 한 요성과 정보가 부족하고 정신

보건 련 문인력이 부족하여[17],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울과 자살 등의 정신건강에 

한 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18]. 따라서 농 노인들이 신체  건강

리를 해 보건진료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지만, 이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자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농

노인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핵심변수인 상실

감과 우울  자살생각 정도를 확인하고, 상실감과 

자살생각간의 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고자 한다. 한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농 노인의 자살 방을 한 간호 재 로그램을 

개발하기 한 기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농 노인의 

상실감과 자살생각간의 계에서 우울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 연구의 대상자

  본 연구에서 표  모집단은 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로 보건진료소에 등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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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  3

최소 3년 이상 꾸 히 건강증진 로그램을 받고 

있는 노인들을 근 모집단으로 하여 남지역 8개 

보건진료소의 건강증진 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을 

편의표집 하 다. 심각한 인지기능장애나 치매증

상이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자는 제외하 다. 

총 350명의 노인들이 설문에 응답하 고 이 , 

설문 문항에 미흡하게 답변한 5부를 제외하고 총 

345부를 분석에 이용하 다. 

3. 연구도구

 1) 상실감

  상실감은 Jung과 Lee[20]가 개발한 31문항의 

한국형 상실감 척도(K-SSLE)를 Lee[19]가 14문

항으로 재구성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 다. 도구의 문항은 노년

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상실감을 개인  

차원에서 사회  차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신체 , 경제 , 계 상실감의 3개의 하 역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 (1-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상실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

뢰도는 Lee[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가 .91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2) 우울

  노인의 우울감을 측정하기 해 Sheikh와 

Yesavage[21]가 개발한 30개 문항의 GDS(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15개 문항으로 단순화하여 

구성한 노인우울 간이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Short Form)를 Kee[22]가 한국인에 맞게 

표 화 작업을 한 한국  노인우울척도 단축형

(GDSSF-K)을 사용하 다. 원 도구에서 ‘ ’, ‘아

니오’로 응답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 Likert 5 (1-5)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 다. 수범 는 최  

15 에서 최고 75 까지로 수가 높을수록 우울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eo와 

Lee[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가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3)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Harlow 등[24]이 개발한 자살생각 

척도(Suicide Ideation Scale)를 Kim[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총 5문항으로 Likert 5 (1-5) 

척도로 최  5 에서 최고 25 까지 수가 높을

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

뢰도는 Kim[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가 .74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방법

  남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해 남지역 

8곳 보건진료소장들에게 연구의 목 과 의의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각 보건진료소에서 설

문조사가 가능한 인원을 악하여 총 350부의 설

문지를 배부하 다. 자료수집은 우울과 자살이라는 

민감한 설문 문항으로 인해 상자의 부정확한 

응답을 이고자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설문조사 요원으로 선정하여 설문지의 

구성내용과 설문작성 요령에 해 사 교육을 실

시하 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 고, 보건진료소 서비스를 이용

하는 노인 들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상자들

에게 설문자료의 개인정보는 연구 목 으로만 사

용한다는 개인정보 보호에 한 사항과 설문조사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음을 설명한 후, 간호

사가 1:1 면담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하 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상실감, 우울, 자살생각 정도는 빈도와 백

분율, 평균, 표 편차를 구하고, 일반  특성에 

따른 노인의 상실감, 우울, 자살생각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

으로 Sheffe test를 하 다. 한 노인의 상실감,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상 계를 악하기 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 고, 

노인의 상실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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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진료소 이용 농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해  Baron과 

Kenny[25]의 지침에 따라 계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 다. 1단계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의 회귀분석, 2단계로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회귀분석, 그리고 3단계로 

독립변수, 매개변수 모두와 종속변수와의 회귀분

석을 실시하 고,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향

이 2단계 회귀분석보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 감소

되었는지 확인하 다. 최종 으로 Sobel test를 

시행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실감, 우울 

및 자살생각의 차이

  상자의 일반  특성과 이에 따른 상실감, 우울 

 자살생각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76.5%)이 남성(23.5%)보다 많았고, 연령은 

71-80세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 은 

등졸 이하가 8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 달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62.8%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는 없는 경우(50.1%)와 있는 경우

(49.9%)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거주형태는 가

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54.9%로 혼자 사는 

경우(45.1%)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없는 경우가 76.2%로 훨씬 많았고, 주  건강

상태는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58.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상실감 정도의 

차이는 성별을 제외한 연령, 교육수 , 한 달 수입, 

배우자 유무, 거주형태, 직업유무, 주  건강상태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81세 이상이 65-70세 보다 

높았고(F=3.42, p=.034), 교육수 에서는 등졸 

이하가 졸이나 고졸이상 보다는 상실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F=7.41, p=.001) 나타났다. 한 달 수

입은 없는 경우가 100만원 이하나 100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높았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보다 상실감 정도가 통계 으로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F=23.74, p<.001)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높았고(t=-2.25, p=.025) 거주형태에서는  

혼자 사는 경우가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보다 높

게(t=2.71, p=.007) 나타났으며, 직업유무에서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상실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t=-3.10, p=.002) 나타났다. 주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보통이다’와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다’고 인식한 경우도 ‘건강하다’고 

인식한 경우보다 상실감 정도가 통계 으로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F=31.73, p<.001) 나타났다.

  한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우울감 정

도는 연령, 한 달 수입, 배우자 유무, 주  건

강상태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81세 이상이 65-70세 

보다 높았고(F=5.74, p=.004), 한 달 수입에서는 

없는 경우가 100만원 이하나 100만원이상인 경우

보다 높았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100만원이

상인 경우 보다 우울감 정도가 통계 으로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F=8.34, p<.001) 나타났다. 배

우자 유무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

우보다 높았고(t=-2.15, p=.032), 주  건강상태

에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보통이

다’와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

났고, ‘보통이다’고 인식한 경우도 ‘건강하다’고 

인식한 경우보다 상실감 정도가 통계 으로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F=64.45, p<.001) 나타났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정도의 

차이는 부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주  건강상태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한 경우가 ‘건강하다’고 인

식한 경우보다 자살생각 정도가 높은 것으로

(F=5.88, p=.003)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상실감, 우울 및 자살생각의 정도

  상자의 상실감, 우울  자살생각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상실감은 5  만 에 3.0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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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상실감의 하 역별 평균은 신체  상

실감이 3.72±0.68 으로 가장 높았고, 경제  상

실감은 2.85±0.89 , 계상실감은 2.64±0.76

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5  만 에 2.93±0.53 이

었고, 자살생각은 5  만 에 1.73±0.70 으로 나

타났다.

Table 1. Differences in sense of lo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45)

Characteristics Category N (%)
Sense of Lo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M±SD p M±SD ́́p M±SD p

Sex Male  81(23.5) 2.98±0.59
.086

2.89±0.55
.466

1.80±0.72
.311

Female 263(76.5) 3.12±0.62 2.94±0.53 1.70±0.69

Age(yr) 65-70a  59(17.1) 2.92±0.63
.034
a<c

2.78±0.45
.004
a<c

1.80±0.67
1.76
(.174)

71-80b 160(46.2) 3.10±0.57 2.90±0.55 1.65±0.64

≥81
c

127(36.7) 3.15±0.65 3.04±0.53 1.79±0.77

Education
level

≤Elementarya 
School

294(85.2) 3.14±0.60
.001
a>b,c

2.95±0.54

.113

1.72±0.72

.557Milddle School
b

 32( 9.3) 2.81±0.54 2.79±0.47 1.86±0.56

≥High School
c

 19( 5.5) 2.74±0.67 2.78±0.47 1.74±0.55

Monthly 
income
(10,000 won)

None
a

 67(19.5) 3.48±0.49 <.001
a>b,c
b>c

3.11±0.35 <.001
a>b,c
b>c

1.89±0.73

.098＜100b 216(62.8) 3.05±0.59 2.93±0.57 1.70±0.71

≥100
c

 61(17.7) 2.78±0.63 2.74±0.51 1.66±0.60

The presence 
of a spouse

Yes 172(49.9) 3.01±0.59
.025

2.87±0.51
.032

1.73±0.68
.919

No 173(50.1) 3.15±0.62 2.99±0.54 1.72±0.72

Type of living 
with family

Alone 155(45.1) 3.18±0.62
.007

2.96±0.56
.405

1.73±0.73
.892

With family 189(54.9) 3.00±0.60 2.91±0.51 1.72±0.67

Occupation 
state

Yes  82(23.8) 2.90±0.60
.002

2.86±0.55
.163

1.77±0.62
.527

No 263(76.2) 3.14±0.61 2.95±0.53 1.72±0.72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a  38(11.1) 2.51±0.66 <.001
c>a,b
b>a

2.30±0.60 <.001
c>a,b
b>a

1.39±0.50
.003
c>a

Common stateb 104(30.4) 2.97±0.50 2.76±0.42 1.70±0.65

Unhealthyc 200(58.5) 3.26±0.58 3.14±0.44 1.81±0.75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ense of lo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subjects  (N=345)

Category Mean±SD Range Min Max

Sense of Loss 3.08±0.61 1-5 1.14 4.71

Physical  loss 3.72±0.68 1-5 1.40 5.00

Economic loss 2.85±0.89 1-5 1.00 5.00

relationship loss 2.64±0.76 1-5 1.00 5.00

Depression 2.93±0.53 1-5 1.13 4.40

Suicidal Ideation 1.73±0.70 1-5 1.00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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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실감과 우울 및 자살생각간의 상관관계 분석

  상자의 상실감, 우울  자살생각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상실감은 

우울과 유의한 정  상 계(r=.45, p<.001)가 있

었고, 자살생각과도 유의한 정  상 계(r=.40, 

p<.001)가 있었다. 즉 상실감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과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정  상 계(r=.37, p<.001)가 있어, 우울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상실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농 노인의 상실감과 자살생각과의 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Baron과 

Kenny[29]의 회귀분석조합에 따른 매개효과검증 

차와 Sobel test를 이용하 다. 다 공선성 진

단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80로 0.3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25로 10미만이었으며, 상태지수는 1.0～13.6.으로 

15 미만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 농

노인의 상실감은 우울에 정 인 방향으로 유의

하게 설명하 고(B=.39, p<.001), 2단계에서도 상

실감은 자살생각에 정 인 방향으로 유의하게 설

명함을 알 수 있었다(B=.45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상실감과 우울을 함께 투입하 을 때, 

상실감(B=.33, p<.001)과 우울(B=.31, p<.001) 모두 

자살생각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상실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력도 감소

하 으며, 이는 Sobel test로도 입증되었다(Z=4.65, 

p<.001). 따라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농 노인

의 상실감과 자살생각과의 계에서 우울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3. The Relationship among sense of lo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subjects  

(N=345)

Variables Sense of lo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Sense of loss 1

Depression
.45

(<.001)
1

Suicidal ideation
.40

(<.001)

.37

(<.001)
1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between sense of loss and suicidal ideation of subjects

(N=345)

Predictors B t(p) Adj. R2 F(p)
Sobel test

Z p

1. SOL→Dep .39
9.28

(<.001)
.20

86.14

(<.001)

2. SOL→SI .45
8.02

(<.001)
.16

64.35

(<.001)

3. Step 1(Dep→SI) .31
4.34

(<.001)

  Step 2(SOL→SI) .33
5.41

(<.001)
.20

43.25

(<.001)
4.65 <.001

SOL=Sense of Loss, Dep=Depression, SI=Suicidal Id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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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농 노인의 

상실감, 우울  자살생각 정도를 확인하고, 상

실감과 자살생각간의 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악함으로써 농 노인의 자살 방 간호 재 개

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 되었으며 

주요 논의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노인의 

상실감 정도는 3.08 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도시와 농  노인이 혼합된 노인 상자의 

상실감을 측정한 Lee[19]의 연구(상실감 평균: 

2.74 )보다 높게 나타났고, 본 연구와 유사한 

한국형 상실감 척도를 사용한 Park과 An[7]의 

연구(상실감 평균: 3.16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하 역별로는 신체  상실감이 3.72 으로 경

제  상실감 2.85, 계상실감 2.64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실감 정도가 높게 나왔던 

Park과 An[7]의 연구에서 신체  상실감이 3.37

인 것보다도 훨씬 높은 수를 나타냈는데, 

본 연구 상자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80세 

이상 노인이 36.7%를 차지하여, Lee[19]의 연구 

19.7%, Park과 An[7])의 연구에서 11.2% 인 것과 

비교하여 상 으로 높아 만성 인 신체  질

환으로 인한 신체  상실감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상자의 우울은 2.93 (5  척도)으로 

유사 도구를 사용한 Lee[19]연구 2.51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농 지역 독

거노인을 조사한 Choi 등[17]의 연구에서 3.07

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자살생각은 1.73

(5  척도)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Lee[19]의 

연구 2.01(5  척도)  보다 낮게 나타났고, Seo 

와 Lee[23]의 연구에서 1.81 으로 나타나 본 연

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본 연구의 상자가 80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비율이 높고 신체  질병으로 인해 도시의 건강한 

일반노인에 비해서는 우울의 정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농 지역의 제한 인 의료환경으로 

인해 70∼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30년 오랜 

기간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끈끈한 사회  지지망이 형성되어 자살생

각이 오히려 낮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일반  특성과의 차이에서는 상살감, 우울  

자살생각에서 다음과 같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 일반  특성에 따른 상실감의 차이는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는데, 80세 이상인 경우, 등 졸 이하의 낮은 

학력수 일 경우, 한 달 수입이 아  없거나 100만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없거나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인 경우, 직업이 없거나 ‘건강하지 않다’고 

주 으로 지각하고 있는 경우 모두 상실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같은 상실감 측정도구를 사용한 Lee[19]의 

연구에서 동거유형이 독거노인인 경우와 주  

경제상태가 어렵다고 지각한 경우와 주  건

강상태에서 건강하지 않거나 보통이다고 지각한 

경우에 훨씬 상실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80세 이상 고령의 노인이 

사회경제 으로 낮은 수 에 있고, 혼자 지내거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훨씬 높게 지각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실감은 노년

기에 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일 수 있지만 

신체, 정서, 사회  변화로 인해 삶의 반 인 

역에 향을 미침으로 부정 인 감정을 발생

시킨다는 에서[20]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울은 연령, 한 달 수입, 배우자 유무, 주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9,19]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Lee([19]

의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독거노인으로 

혼자 거주하거나, 경제상태가 낮은 것으로 지각한 

경우  주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거나 

보통이다’고 지각한 경우가 더 높은 우울을 나

타낸 것으로 보고하 고, Park과 Wee[9]의 연구

에서는 주  경제수 과 주  건강상태에서 

우울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 하 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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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연령에서 80세 이상의 고령의 경우 우

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80세 이상의 

고령의 비율이 36.7%로 선행연구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죽음에 해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어 우울을 높게 지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의 동거유

형에서는 우울 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독거노인이 비독거노인에 비해 우

울이나 자살생각이 높다고 보고한 Sohn[12]의 

연구와도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 상

자가 독거노인이든 비독거노인이든 모두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 인 것으로 보고된[26] 여가

활용, 운동 로그램, 건강 리, 보건교육  상담 

등의 통합  건강증진 로그램을 받고 있어 우

울 수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는 주  

건강상태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별, 

연령, 주거형태, 주  경제상태, 주  건강상태 

등의 다양한 인구학  변수들과 련성이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19][27]와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

냈고, 거주지, 주  경제수 이나 주  건강

상태에 따라 자살생각에 차이가 난다고 보고한 

Park과 Wee[9]의 연구와는 부분 으로 일치하

다. 한 Noh 등[28]의 연구는 도시 지역 노

인들의 자살사고를 증가시키는 인구․사회학  

변수 에서 주요한 요인이 주  건강상태임을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고, 

Cha 등[29]의 연구는 남지역의 경로당이나 노

인복지 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일반  특성과 

자살생각과는 련성이 없었지만, 신체  질병과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문제에서만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이는 

본 연구 상자가 지역사회 보건진료소에 등록

되어 간호사의 건강 리 로그램를 제공받고 있

음을 감안할 때,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만성 인 

질병으로 인해 주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

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상자의 상실감, 우울  자살생각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상실감과 우울, 상실감과 

자살생각, 우울과 자살생각 모두 정  상 계를 

나타나냈다. 이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상실감이 

우울과 련이 있다는 선행연구[4,7,19]와 상실감이 

자살생각과 련이 있다는 선행연구[6,19] 그리고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련성을 밝힌 선행연구들

[4,9,12,28,29]과 일치한 결과이다. 이는 농 노인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상실감과 

우울이 깊은 련성을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농 노인들의 상실감과 자

살생각과의 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 노인이 경험하는 상실감이 직 으로 

자살생각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6,19]와 

일치한 결과이며, 노인의 상실감이 자살생각에 

직 으로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우울을 매

개로 간 으로 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

구[4,23]와는 부분 으로 일치하 다. 본 연구에

서는 농 노인의 상실감은 자살생각에 직 인 

향을 미치면서,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간

으로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화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실감 자

체가 자살생각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상실감으

로 인해 우울이 증가함으로 자살생각을 증가시

키는 경로가 함께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 노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상실감의 부정 인 효과를 최소화 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재 략이 매우 요할 것

으로 보인다. 노년기에 경험하는 신체  상실감, 

경제  상실감과 계상실감은 노화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일어나지만, 신체  상실감은 지속 인 

질병 방과 건강증진 로그램을 통해 신체  기

능 하를 지연시킬 수 있고 경제  상실감과 

계상실감은 노인을 한 복지서비스를 확 함으

로써 부정 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신체  상실감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농 노인을 한 자살 방 재가 

신체  건강 리를 우선 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와 결합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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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해온 건강증진 로그램은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운동 로그램이 아닌 심

계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의 건강 리( 압, 

당, 고지 증 체크 리, 약물복용지도  교육), 

양.식이 리, 운동 로그램, 보건교육  치매

방 로그램 등 통합  건강증진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Im 등[26]의 연구에서는 

보건진료소 심의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로그

램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제시하 고, 이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보건진료소에 모여 유 계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갖게 함으로 사회  지지의 

효과가 있었고, 보건진료소의 신체 , 정신 , 사

회  근을 통한 건강증진 로그램의 효과임을 

강조하 다. Park과 Park[6]은 노인이 경험하는 

상실감이 자살생각을 증가시키지만 사회  지지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 농 노인의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기 한 재 로그램은 자살

생각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농

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고려하고, 특히 

신체  건강에 한 상실감이 높고, 주  건

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노인이 많은 특

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이 제공하는 건강증진

로그램과 함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재

로그램을 결합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해서는 지역사회 노인을 상으로 우울, 자살

생각이나 자살시도 경험 등을 악하고 고 험

군을 선별하기 한 면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한 정신건강 로그램을 확장하여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 로그램은 어도 보건진료소를 방문

할 수 있는 상자들이 건강증진 로그램을 유

지할 수 있어 끈끈한 사회  지지망이 형성되어 

효과 이었으나, 우울이나 자살생각이 높은 노

인인 경우 극 으로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부족하고, 자신이 원하는 단일 로그램에 소수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26], 개별 인 상담   

사례 리를 강화하고, 이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

한 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연구 상자가 지역사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노인들로 남지역 8개 

보건진료소의 건강증진 로그램을 이용하는 노

인들을 편의추출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보건진료소의 서비스가 노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 이었는지 직

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다. 한 자기보

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단면조사연구를 실시하

으므로 실제로 농 노인이 상실감과 우울로 

인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인과 인 계를 밝히

는데는 한계 이 있다는 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의 동거여부와 같은 거주

유형이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지 못하여 선행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는데, 보건진료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과 이용하지 않는 지역

사회 재가노인을 상으로 거주유형에 따른 차

이검증을 통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을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보건진료소의 건강증진 로그램을 제공받은 농

노인의 상실감과 자살생각간의 계에서 우울을 

매개효과를 확인하 고, 지역사회 농 노인의 

자살생각 감소를 한 재 로그램을 개발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농 노인의 상실감과 자살생각과의 계에서 우

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연

구이다. 연구 상자는 남지역 보건진료소의 

건강증진 로그램을 3년 이상 꾸 히 이용하고 

이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총 345명으로, 자료

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

분석, 계  회귀분석, Sobel test 방법으로 분

석하 다. 

  본 연구결과, 지역사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노인의 상실감과 우울  자살생각은 모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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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을 나타내었다. 한 지역사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노인의 상실감과 자살생각과의 계에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노

인들의 상실감과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자는 

보건진료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증진 로그

램과 함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신건강

로그램을 결합하여 확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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