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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의 결정요인을 발견하고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일련의 특징적인 요소를 제안하고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Senior Club과 Senior Welfare Center를 대상으로 500 명의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최종 470개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 

요인분석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가족 관계, 건강 및 경제적 요소와 같은 개인의 특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잠재적인 노인인 중장년층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경력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 사회적 지원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활동은 노년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기여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삶의 만족도, 사회적지지, 가족관계, 경제적 요인,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Ⅰ. 서론

기술의 발달과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위생 상태나 영양상

태가 개선되어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출산율 

감소 속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비율을 나

타내는 고령화지수는 전국 7대 특별광역시별 노령화 지수 

100% 초과되었으며, 2017년 이미 전국 평균 104.8%를 초과했

다(디멘시아뉴스, 2019.02.27.).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은퇴 이후의 삶

이 중요해짐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이나 주관적 복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연구결과

는 ‘U-shape’의 특성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

이다 중년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노년기에 다시 증가하는 현

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일반

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노

년기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정순둘·성민

현, 2012; Helliwell & Wang, 2014). 즉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서구의 국가와 다른 결과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이 너무 짧아 노인들의 삶의 질이나 만

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사회적 지지가 부족했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한편,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이 존재

하는데, 이에 대해 Franco(2017)은 나이가 든다고 하여 기본적

인 인권이 변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든 사람들

은 종종 부정적 태도와 나이에 따른 차별을 겪는다고 주장하

면서 나이든 사람들은 참여에 대한 장벽에 부딪히고, 타인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 자신의 개인적 자율성을 잃게 된다. 이

러한 존엄성에 대한 위협은 노인층을 무관심, 폭력, 그리고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게 한다고 하였다. 민경진 외(2001)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쇠퇴는 고령친화적인 환경의 부재로 

인한 인식이 삶의 만족감과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요소들이 노년기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

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학문으로 생

활만족도 증감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김광석, 
2008). 그러므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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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노인

에게 안정감을 주는 긍정적 노화인식을 주는 사회적 지지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살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세대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진단하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역할을 규명함

으로서 고령사회 진입한 시점에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중

장년층 세대에게 은퇴준비와 관련해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선행연구

생활만족도는 노년기의 생활적응정도와 성공적 노화 및 정

신건강의 지표로써 활용되어 왔다(정혜정 외, 2000). 생활만족

도는 그동안 심리적 안녕상태, 웰빙(well-being), 복지(welfare), 
만족도(satisfaction), 행복감(happiness) 등 유사 개념의 용어를 

혼용되어 사용하여 연구되어 왔다.
Kalish & Knudtson(1976)는 생활만족도를 자신의 인생에 의

미를 두고,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변 환경에 잘 대응해 나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

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라고 정의했

다. 김정석·김익기(2000)는 생활만족도를 일상적 생활을 통해 

누적된 정서와 인식이 오랜 기간 지속됨으로 구성된 생활의 

객관적이고 환경과 구별되는 주관적인 만족도로 정의하였다. 
한정란·김수현(2004)은 생활만족도를 생애전반에 걸쳐 느끼는 

지배적인 정서에 대한 평가이고, 기대의 충족 정도로 정의하

였다. 따라서 생활만족도는 삶의 부정적, 긍정적 영향에 대한 

개인의 만족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들은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오랫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노인세대의 

삶의 만족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인 상태가 삶의 만

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박용두(2015)는 노인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의 생산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범(2005)도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소유재산이 많을

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경혜·김영희(2015)도 생활비와 생활만족도와 관련성이 있었

으며, 권미경(2018)은 노인들은 생활비 마련과 건강유지를 위

해 경제활동을 원하며, 이로 인해 소득,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임창희(2005)도 경제적인 여건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나 노인들을 위한 공적 부조와 연금개

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 등에 대한 모색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이동수(2004)는 재산상속을 완료할수록, 소유

재산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영(2017)은 주관적 경제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김철수·유성호(2009)의 연구는 

노인실태조사(2004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노

인들은 가족관계와 경제수준, 사회활동 등 모든 지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노후의 경제적 문제가 심리적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하였으며(주완태, 2018), 이를 통해 노인

의 경제적 요소는 만족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 중 가족관계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kapteyn et al.(2009) 조규범(2005)은 노

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노인의 생

활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요인들을 확인한 결과 가족관계가 좋

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생활

만족도 중 배우자의 경우 노인이 의존하게 되는 존재이며, 안
정감과 소속감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해주는 유용한 존

재이자 자원이다(임진주, 2007). 또한 자녀와의 감정 교류 정

도, 애정, 친밀감 등은 주관적 유대관계, 상호작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천이다(배나래·박충선, 2009). 따라서 가족관계 요소

는 생활만족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하위 요소라 할 수 있다. 
김미라(2002)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서 자녀유대관계의 중요

성을 설명하면서 노인에게 자녀와의 유대는 일생을 통해 지

속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며, 가족은 노인에게 정서적 지원 

및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주요한 원천이 된다고 하였다.
노인에게 있어서 건강은 곧 생리적인 적응력을 의미하므로, 

건강은 노인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Edwords & Klemmack(1973)은 건강한 노인이 사회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고, 조규범(2005)은 노인의 생활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요인들을 확인한 결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일상

생활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동수(2004)도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

도가 높게 인지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김은영(2017)은 신체

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김철수·유성호(2009)의 연구는 노인실태조사(2004년)
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에 만성질병의 수가 중

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박순미 외(2009)의 연구는 한국노동패

널자료를 이용하여 8년간 노인의 생활만족도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

인의 생활만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성장하지

만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생활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조동훈(2015)은 한국노동패널조사(2010년, 2015년) 자료를 활

용하여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자산규모보다는 건강상태와 

사회경제적 배경이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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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의존하

지 않고 자립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신체적 자원으로서의 

건강할수록 가정 내의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지위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에 보다 긍정

적이고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양호한 건강상태

가 역할 수행정도를 높여주므로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한

다(임창희, 2005). 따라서 노인에게 있어서 건강상태는 어느 

연령층보다 중요한 요인이며, 노후생활에 즐거움과 행복을 주

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경제적, 신체

적 요인 이외에 개인 심리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즉, 심

리적 특성은 현재적 삶의 위치에서의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심리적 통제를 통해서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

한 심리적 특성으로 대표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노인 스스로가 지각하는 연령과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

직하게 생각하는 정도이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정서적으로 느끼는 개인적 

가치나 긍정적 평가로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권중돈·손의성, 2010). 인간은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거나 증진할 수 있는 도전과 기회를 

갖게 되며, 삶의 마지막 단계의 노인은 자아존중감 향상의 기

회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는데, 노년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를 비롯한 노인의 긍정적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임
진주, 2006).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생

활만족도를 높게 인식할 수 있다(문수경·박서영, 2012). 
김수영 외(2004)은 심리사회적인 영역에서 자기통제감이 높

고, 노인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김은영(2017)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노인에 대한 두

려움, 심리적 불안정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석·하정철(2012)의 연구는 노인실태조사(2008
년) 자료를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한 결과 자아통합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

났다. Borg et al.(2006)의 연구결과 자기관리능력이 감소된 노

인의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측면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

다.

2.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사회 환경에서의 개인과 집단

간의 끊임없는 상호관계 속에서 개인이 가족, 친구, 이웃, 기

타 사람 등 관계망에서 얻게 되는 다양한 지원을 의미하며, 
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 대처방안을 증진 시킬 수 있

는 보호적 완충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Cohen & Wills, 1985).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를 예기치 못한 생활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평형을 

이루게 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속성을 

지닌 것이라고 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동료 등 비공식적 

공식적 지지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사회적 자원들을 통해 도움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회복

과 유지, 사회적 기능과 적응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로 주목받

고 있으며, 스트레스로부터 개인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긍정

적 매커니즘으로 노년기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개념이다(Auslander & Litwin, 1990; Bowling, 1994; 
Hopman-Rock, 1997).

Sutherland & Murphy(1995)는 사회적 지지가 노인 스스로 자

신의 문제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돕는 동시에 사회적 지지망 

내에 있는 사람들이 노인에게 다양한 지지자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Bosworth & Schaie(1997)은 사회적 지지는 노

인의 많은 장애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인적 체계와의 상호작

용에 의해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수영 외(2004)는 사회적 지지로서 자녀든 비혈연이든 사회

적지지 정도가 클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대표적인 

사회적 지지인 가족, 친구, 이웃관계를 통한 비공식적인 역할

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회참여를 하거나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같은 취미

나 공감대를 가질 수 있어 많은 심리적,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배나래·박충선, 2009). 
한편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은퇴 이후 삶의 미치는 영향력

이 높은데, 은퇴 후 창업이나 재취업을 할때 네트워크나 신뢰 

등 사회적자본은 인적, 물적 자본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강경란·박철우, 2017). 김상수·임왕규(2017)은 베이비부머 세

대를 대상으로 사회적지지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력

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기회인식과 기회평가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노인가의 사회적지지는 노인기의 개인적 특성이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스트레스와 여러 상황적 특

성에 따른 문제점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삶의 질을 증

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노인의 생활만족도에서 사회적 지지

는 중요한 조절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 구성은 노인의 개인적 특성으로 가족관계,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요인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지지를 조

절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수들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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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노인의 개인적 특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1-1: 노인의 가족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1-2: 노인의 경제적 요인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노인의 신체적 요인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노인의 심리적 요인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조사 표본 선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를 위하여 선행연구

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2018년 5월 1일부

터 5월 10일까지 10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2018년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26일
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복

지관, 노인대학, 문화센터 등을 이용하시는 65세-80세 사이의 

노인을 대상으로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중 487
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470부를 분

석에 활용하였다. 

3.3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측정도구의 세부적인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독립변수를 가족관계요인, 경제적요인, 건강 요인, 심

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배나래·박충선, 2009; 조규범, 2005; 
임진주, 2006; 정신섭, 2014). 이들 관련된 척도를 기초로 측정

도구를 구성하였다.

가족관계는 가족에 대한 감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관계로 

정의하고 이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경제적 요인은 

노인의 재무적 안정감으로 정의하고, 가계소득의 불안정성, 
건강 관련 비용 등에 대한 부담감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

하였으며, 건강 요인은 건강한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으

로 정의하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 체력에 대한 피곤함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모두를 Likert 5점 척도로 측

정하였다.
심리적 요소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Taft, 1985). 심리

적 요소의 측정문항은 배나래·박충선(2009)을 참고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성품, 자신에 대한 자존감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조사대상자들의 가족, 친척, 친구 등 

그의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인 감정으로써 선행연구 김광석(2008)의 사회적지지 문항을 

참고하여 측정문항을 개발하여 사용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

로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친밀감과 친구들과의 긍정적

인 관계, 주변 사람과의 신뢰감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

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대한 척도는 선행연구(김

광석, 2008; 조규범, 2005; 임진주, 2006; 정신섭, 2014)의 척도

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심리적 안녕상태, 자신에 대한 긍

정적 평가로 개인의 욕구에 대한 기대가 충족된 상태로 정의

하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감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4 통계분석 기법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24.0 통계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기법은 자료특성과 분석목적

에 따라 빈도분석(Analysis of Frequency),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 검정(Reliability Test), 가설검증을 위해서 다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Ⅵ. 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

성별 
남성 183 44.6

여성 227 55.4

연령
65-69세 166 40.5

70-74세 128 31.2

가족관계

신체적 요인

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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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

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 

추출모델은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 
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는 고유치 1.0을 기준으

로 하여 결정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최종 6개의 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요인의 특성과 내용을 바탕으로 요인의 명칭을 명명

하였다. 요인의 전체 분산 값은 76.03%로 조사되었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 α 값이 모두 기준치인 0.6 이상으로 나타나 조사도

구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표 2>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결과

4.3 연구가설 검증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로 분석하기 위

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가설검증 이전에 회귀모

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위해 공차(Tolerance)를 확인한 결과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1단계

에서는 종교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종교, 가족관계 요인, 경제

적 요인, 신체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관계

가 요인과 신체적 요인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관계가 원만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요인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

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은 살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이 

부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종교, 가족관계 요인, 경제적 요인, 신체적 요인

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관계가 요인과 신체적 요인

75세 이상 116 28.3

결혼상태 기혼 247 60.2

사별 120 29.3

별거/이혼 43 10.5

동거형태 혼자 88 21.5

부부가 함께 210 51.2

자녀와 함께 88 21.4

자녀 수

1명 51 12.4

2명 158 38.5

3명 124 30.2

4명 이상 77 18.8

종교유무
있다 239 58.3

없다 171 41.7

문항 적재값 고유치 분산 신뢰도

가족
관계
요인

나는 가족을 소중하게 
여긴다.

.862

6.043 18.144 .96

나는 가족에게 의지 하
고 있다.

.848

나는 가족과 잘 지내고 
있다.

.765

가족 간에 사랑이 넘친
다.

.726

경제적 
요인

나는 가계소득이 줄어 
생활이 어렵다.

.835

5.838 15.157 .94

나는 가계의 고정수입이 
없어 불안하다.

.733

나는 건강관리 비용과 
병원비 지출이 부담스럽
다.

.719

나는 지난 한해 동안 빚
이 늘어 걱정된다.

.561

사회적
지지

남들은 나와 교제하기를 
좋아 한다.

.791

5.404 13.752 .92

남들이 비교적 나를 믿
어주는 편이다.

.775

나는 나의 주변 사람들
과 친밀감을 느낀다.

.717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

.701

건강
요인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
다.

.806

4.672 10.203 .91

나는 앞으로도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

.802

나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거동하기가 불편
하다.

.789

나는 요즘 조금만 걸어
도 피곤해서 걷지를 못
한다.

.743

생활
만족도

나는 만족감을 느낄 때
가 많다.

.809

3.977 9.801 .89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788

내 모습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778

나는 일상생활이 만족스
럽다.

.741

심리적
요인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
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
각한다.

.809

2.083 8.973 .88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
다고 생각한다.

.788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
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78

나는 스스로 자존감이 
높다.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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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관

계가 원만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요인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은 살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이 부정적일수록 삶의 만

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

도와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적 지지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4단계에서는 독립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종교, 가족관계 요인, 경제적 요인, 신체적 요인

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관계가 요인과 신체적 요인

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관

계가 원만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요인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은 살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이 부정적일수록 삶의 만

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

도와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적 지지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가족관계 요인과 사회

적 지지의 상호작용,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 요인은 사회적 지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삶

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

인과 사회적 지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가설검증 결과

표는 <표 4>와 같다.

<표 3> 가설검증 결과

*p<.05 **p<.01 ***p<.001

결혼상태(기혼), 동거형태(자녀와 함께), 종교유무(없다)

<표 4> 가설검증 결과 표

가설 결과

가설 1-1 가족관계 → 삶의 만족도 가설 채택

가설 1-2 경제적 요인 → 삶의 만족도 가설 채택

가설 1-3 신체적 요인 → 삶의 만족도 가설 채택

가설 1-4 심리적 요인 → 삶의 만족도 가설 기각

가설 2-1
가족관계 → 삶의 만족도

(사회적지지 조절)
가설 채택

가설 2-2
경제적 요인 → 삶의 만족도

(사회적지지 조절)
가설 채택

가설 2-3
신체적 요인 → 삶의 만족도

(사회적지지 조절)
가설 기각

가설 2-4
심리적 요인 → 삶의 만족도

(사회적지지 조절)
가설 기각

Ⅴ. 결 론
  
최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노년기의 

삶이 개인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들이 삶의 질이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

요하다. 그러나 노인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신체적인 활

동이 감소와 사회적인 소외감이나 주변인과의 관계에 단절과 

함께 사회적 소외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노인세대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진단하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가족관계 요인이 삶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노인들에게 가족은 삶에서 중요

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한국사회의 가족중심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바탕으로 노인에게 가족관계의 긍정적 요소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확인되었다. 조규범(2005)은 자녀와의 정서적 

갈등이 경제적 갈등보다 더 크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들

과 정서적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

로 노인부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결속을 높이기 위해서

는 이와 같은 관계 악화나 단절을 유발하는 원인을 확인하고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B B B

성별(남성) .028 .060 .087 .061

연령 .098 .122 .106 .117

결혼상태(기혼) -.165 .099 -.091 -.093

결혼상태(사별) -.282 -.168 -.152 -.172

동거형태(부부) -.143 -.008 .041 .008

동거형태(자녀와 함께) -.048 .066 .095 .078

종교유무(있다) .104* .148* .150* .159*

자녀수 .006 -.022 -.038 -.025

가족관계 요인(A) .148*** .144*** .144*.*

경제적 요인(B) -.249*** -.237*** -.237**.

신체적 요인(C) .178** .165** .165*

심리적 요인(D) .118 .101 .092

사회적지지(E) .197* .186*

A×E .048*

B×E .038*

C×E .021

D×E .019

F 10.192*** 11.075*** 13.192*** 14.075***

R2 .236 .320 .321 .388

△R2 .214 .217 .298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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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적 요인은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많은 선행연구(임창희, 
2005; 조규범, 2005)와 유사하게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밝힌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은 삶의 만족도와 매우 밀접

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통해 자립을 할 수 있

는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 제도 등이 필요하다. 
셋째, 신체적 요인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건강은 개인의 신체적 독립 상태를 유지하고 일

상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노인들에

게 있어 건강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

명하였다. 
넷째,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가족관계 요

인은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사회

적 지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사회적인 안정감을 제공함에 딸 가정과 사회의 안정적인 균

형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경제적 

요소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동시에 이러한 노인의 긍정적

인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긍정적인 노화과정에 기여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

과의 핵심은 노인의 경제적 문제를  취업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노인생활 만족도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에서 그동

안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역할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사회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취업이나 사회적 참여 활동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은퇴를 준

비하는 중장년층의 다가오는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이 필

요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은퇴준비를 위한 교육프로

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 능력 교육이 

필요하며, 사회 참여활동을 위한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강경란·박철우(2017)는 잠재적 은퇴자인 베이비부머 직장인

들은 퇴직 전에 개인의 경력지향에 맞는 교육, 훈련, 재취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네트워크나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강화는 은퇴 후 창·재취업의 기회를 얻고, 퇴직 후에

도 경제적 활동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노인들이 자신의 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노인

의 삶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침으로서 노화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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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haracteristic and Social Suppor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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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among the elderly. For this 
purpose, a set of characteristic factors that are supposed to affect elderly life satisfaction were suggested and empirically analyzed. To 
achieve this study used final analysis with 470 questionnaires which did a questionnaire survey after gathering purposeful sampling 
method of 500 person who were visiting on Senior Club and Senior Welfare Cente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The methods of analysis were frequency,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characteristic factors such as the family relation, health and economic of the elderly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ir life 

satisfaction. Secondly, it was seen that social support regulated the effects of family relation and economic on characteristic factor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bove all, to build a human network for training, education and social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while participating in the labor market. Such activities could lead to social support for economic independence in ol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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