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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초고령 노인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트레스 경감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초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스트레스 

대처방안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기존의 노인 집단과

의 차별성에 주목하고 독립된 집단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

이 시행한 국민 노후 보장패널(KReIS)의 제5차 부가 조사에 응답한 85세 이상의 남녀 275명을 분석하였다. 초고령 노

인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IBM SPSS 26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유의성 검증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안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방안

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고령 노인

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을 통해 삶의 만족도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초고령자,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안, 삶의 만족도, 사회적지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stress coping in the very old and elderly 

and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through stress reduction as the population ages. To this end, this study aim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oping and life satisfaction among very old 

people. In particular, we paid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in stress coping from the existing elderly population and 

took the view that they should be studied as an independent group. To confirm this, we analysed 275 men and 

women aged 85 years and older who responded to the fifth supplementary survey of the National Elderly Security 

Panel (KReIS) conducted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BM SPSS 26 was us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effect of stress coping measures on life satisfaction in the very old elderly. The results of the 

significance test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mediating variable showed that stress coping was positively 

significant, i.e., the higher the level of stress coping,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significance test of the effect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mediators on the dependent variable showed that 

coping with stress had a significant effect, and the mediator, social support, also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social support to improve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rough 

coping with stress in the very old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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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노인인구의 격한 증가는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에 도

달한 노인 세 에 한 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의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면

서, 차 고령 노인 인구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에 지 까지는 노인 세  체에 한 심이 주로 이루

어져 왔으나, 고령 노인에 한 심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2025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재 85세 이상의 고

령 노인 인구수는 약 100만 명으로 체 인구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약 44만 명으로 10년 과 비교

하여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통계청, 2023)[1]. 게다가 

노인의 기 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년기의 삶이 차 길

어지면서 고령 노인의 삶의 만족에 한 심도 필요

한 시 이다.

우리나라도 노인 집단을 은 노인과 고령 노인으로 

구분하여 진행한 연구가 있지만, 85세 이상의 고령의 

노인을 상으로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 고

령자를 상으로 한 스트 스 처방안과 삶의 만족도 

연구들은 부분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고령 노인을 개별 인 연령집단으로 구분

하기보다 고령 노인을 주 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

를 그 로 용하고 있다. 이는 노인이라는 집단 내부에

서 존재하는 나이에 따른 경험이 간과되어 진행된 연구

로 고령 노인에 한 정확한 정보 악에 어려움이 발

생하 다(김혜균, 2018)[2]. 따라서 고령 노인들에 한 

스트 스 처방안에 한 이해를 높이고 스트 스 경감

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을 한 고령 연령집단에 

한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나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에 따른 심리  문제 등

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있으나 사회  지지는 

이러한 부정 인 변화들에 히 처할 수 있도록 돕

거나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기존 연구를 통해 확

인되고 있다(이 주, 2020)[3]. 노인의 사회  지지는 역

할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정 인 자아 정체감

에 도움을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심리  건강  자아 

통합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요한 자원이 되며 노인의 고

립이나 외로움을 막아주는 역할로 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다고 보고되고 있다(백지은, 2010; 최 , 2008; 이

인정, 2007; Cohen & Syme, 1985)[4-7].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의 하, 은퇴로 인한 역할상실뿐만 아니

라 사회  계망의 축소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며(Anto-

nucci, 2001)[8], 심리 으로 은 세 에 비해 통제감이 

약화하는 등의 부정  변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Shaw 

and Krause, 2001)[9]. 이러한 결과는 고령 노인들의 이

 생애주기와 다른 사회 ·신체 ·심리  측면에서 변화

는 다른 연령집단과 구별되는 스트 스를 겪게 되며 처

방안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고령 노인이 스트 스 

상황에서 겪는 부정  감정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처

방안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하 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령 스트 스 처방안의 특성을 

악하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밝 내며, 스트

스 처방안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계에서 사회  지

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기 자

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시행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초고령 노인

‘ 고령 노인’이라는 용어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

화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으로 1984년 Matilda와 

Richard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Gonyea, 2010)[10]. 고

령화 문제를 먼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1970년  반부

터 노인 집단의 세분화 문제를 논의했는데 Blazer(2000)

는 65∼74세 집단을 ‘ 은 노인(young old)’, 75∼84세 집

단은 ‘고령 노인(old-old)’, 85세 이상 집단을‘ 고령 노인

(the oldest old)’으로 구분하 다(함응진, 2019)[11]. 우리

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5세 이상을 ‘ 고

령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도 통계청에서 85세 이상

을 고령 인구로 분류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가입 상을 7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홍무, 2008)[12]. 고령 노인에 해서  세계 으로

도 정확하고 공식 으로 정의된 바는 없으나, 일반 으

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12%를 상회하는 선진 국가들에서

는 80세 이상 는 85세 이상 노인을 고령 노인이라고 

구분하고 있다(이인정, 2009)[13]. 최근에 고령사회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에 한 정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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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났으며, 고령 노인에 한 정의는 국가마다, 연구

자의 기 에 따라 조 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

으로 고령 노인(Oldest-old)을 85세 이상으로 보고 

있다(최흥권, 201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고령 노인을 “8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

고 연구를 진행하 다. 

2.2 스트레스

스트 스의 사  의미는 ‘ 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 , 신체  긴장 상태’를 뜻하며, 어

떤 식으로든 스트 스를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과 한 계가 있다(조 근, 

2015)[15]. 이러한 스트 스는 ‘개인이 가진 자원을 과

하여 개인의 안녕 상태를 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 간의 특정한 계’라고 정의될 수 있다(김 순·김병

석, 2008)[16]. 스트 스를 환경과 개인의 복잡한 상호작

용으로 보면서, 개인의 인지 , 정서 인 특징이 환경의 

자극에 한 반응으로 보는 상호작용 모델 근에 기반

한 것이다( 자, 2015; Lazarus, 1998)[17,18]. 스트 스 

유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주요 사

건 스트 스이며 다른 하나는 일상사건 스트 스이다(

자, 2015; 윤가 , 1991; Folkman, 2013)[17,19,20]. 주요 

사건은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

하지는 않지만, 일어났을 경우 본인에게 큰 변화를 일으

키는 사건이며, 일상사건 스트 스는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빈번한 사건들로, 이러한 일상 사건이 될 때 주

요 사건 스트 스 보다 개인의 심리  안녕감과 응에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다(이신숙, 이경주, 2002; 

Whitehead & Bergeman, 2011)[21,22]. 노년기에 유발되

는 스트 스의 특징은 주요 사건보다는 일상 사건들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 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윤가 , 1991; 이신숙, 이경주, 2002)[19,21].

2.3 스트레스 대처방안

일반 으로 일상생활에서 스트 스를 경험하면서 신

체  심리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되면 스트 스에 처

하는 방법을 찾으며(백경숙·권용신, 2005)[23], 이 처방

식은 가족이나 개인이 기에 더 잘 응할 수 있는가를 

견하는 데 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윤 희, 1994) 

[24]. 스트 스 처방식에 한 정의는 다양하다. 먼 , 

Menaghan(1983)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 스를 성공 으

로 리하고 스트 스를 감소시켜 개인의 응을 돕는 것

이라 하며, 그 스트 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직  개입하

여 그 문제를 제거, 수정, 수동으로 회피하거나, 신앙에 의

지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복합 인 반응이라고 주장했다(윤

정선 재인용, 2013)[25]. 처 행동은 개인이 스트 스를 

성공 으로 리하여 스트 스를 감소시킴으로써 환경에 

한 응을 돕는 방식과 행동(Menagham, 1983)[26]이며,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내·외  환경의 압력을 

다스리기 해 노력하는 인지  행 이다(Lazarus, & 

Folkman, 1984)[27]. 한, 스트 스에 한 처는 인간

이 조직과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갈등과 부

담 등을 감소시키는 인 인 노력이다(권유림, 2007) 

[28]. 노인의 스트 스 처 행동은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 스 유발 요인을 제거, 억제, 회피하거나 타인

의 도움 는 신앙에 의지하는 복합 인 반응이다(박혜

정, 2013)[29]. 스트 스 처 과정은 직  행동과 일시

 완화가 있으며, 직  행동은 자신과 환경의 상호작

용에서 문제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일시  

완화는 심신 장애와 괴로움을 가볍게 하거나 무시한다

(Lazarus, 1976)[30]. 고령 노인의 스트 스와 처방안

이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부정  일상 사건과 스트 스는 불행감과 련

이 있고, 정  생활 사건은 행복감과 련이 있다고 분

석되었다( 해숙, 2010)[31]. 한, 생활스트 스, 처 양

식이 노년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 연구에서, 스트 스 

처 행동 분석에서 수 동  회피 처 행동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감정표출 처 행동, 정신건강 순으로 분석되

었다(윤여희, 2015)[32].

2.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의 개념은 Neugarten 등(1961)이 활동이론

(Activity Theory)과 분리 이론(Diserngagemeat Theory)

을 검증하기 하여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도 척도(Life 

Satisfaction Index)를 사용한 이후부터 등장하게 되었으

며, 두 이론의 검증이 일반 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삶의 만족도의 개념이 발 하게 되어 재까지 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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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김형기, 2019)[33]. 삶의 만족도의 기 연구에서는 

경제지표와 나이, 성, 인종, 종교, 결혼 가족, 소득 등의 객

인 특성들이 삶의 만족도 향요인으로서 심을 끌

기 시작하 다(장주효, 2011)[34].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

고 물질 으로는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실, 소외, 

고독 등의 사회 문제들이 지속해서 증가하게 되자 사회

구성원들의 반  삶의 만족에 향을 주는 다른 요인

들을 찾기 시작하 고 객  특성보다는 개인이 얼마나 

삶을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가 하는 삶의 주  측면

이 요하게 드러났다(황춘익, 2017)[35].

먼  Wilson(1967)의 이론에 기 를 두고 있는 상향이

론은 인간이 기본 이고 보편  욕구가 얼마나 충족하

느냐의 여부에 따라 행복 혹은 불행을 일으킨다고 보았

고, 객  특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보는 

태도로 삶의 만족이 구체 인 생활에서 만족감이 나타난

다고 보았기 때문에 객  요소들과 삶의 만족도와의 

련성을 지지하는 견해다(조 주, 2015, 재인용)[36].

한편, 이후에 Michalos(1985) 등은 상향이론의 입장을 

비 하면서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객  특성들이 미치

는 향보다는 오히려 삶의 주 인 평가에 을 두

는 하향 이론을 주장하 다[37]. 그들은 삶의 만족도가 반

드시 객 인 부나 생활 조건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으며

(Andrew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38,39],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경제  성공을 뛰어넘는 삶의 질의 

으로 보았다(Diener, Biswas-Diener, 2002)[40].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삶의 만족감에 

해서 자각하는 수 이라고 정의하고, 삶의 만족도는 자기 

삶의 질에 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주 인 에 

의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심리 , 사회  계  여가 활

동, 신체 , 하는 일 등 생활의 반에 걸쳐서 모든 역의 

기 치에 한 주 인 충족감으로 개념화했다(송기 , 

2018)[41]. 한, 삶의 만족도를 주  차원에서 개인의 

삶 반에 한 의식 인 평가이며, 개인의 삶에 한 만

족과 행복감으로 정의 정의하 다(김원희, 2019)[42].

2.5 사회적 지지

심리학에서 사회  지지(social support)를 스트 스

와 련지어서 연구한 것은 1970년  반 이후부터 으

며, 사회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지지  방식

을 포함하는 범 한 용어이다(Helgeson, 2003)[43]. 

한, 사회  지지는 스트 스 발생을 방해  뿐만 아니

라 각종 스트 스의 상황에서 부 응을 완화하며, 심리

 응을 돕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해 다는 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한 요인이 된다고 했다(이신숙, 

2002)[44]. 노년기는 사회  지지망인 배우자, 친구 는 

친척 등의 상실로 인하여 그 수가 제한받게 되므로 친

함에 한 욕구 등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소외감

이나 외로움을 느낀다(윤가 , 1991)[45]. 한 사회  

지지는 노년기에 발생하는 신체 , 심리 , 사회  문제 

등을 감소시키거나 완화함으로써 개인의 기나 변화를 

래했을 때 응을 도와주어 성공 인 노화를 이루게 

되고, 결국 노인에게 심리  안녕 감을 갖게 해 다고 

볼 수 있다(이신숙·이경주, 2002)[46]. 한, 사회  지지

는 노인이 겪을 수 있는 사회  고립감을 해소해 주며, 

소속감과 다른 사람의 심 상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노인들은 사회  지지 자원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걱정이나 문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유익을 얻는

다(김미령, 2006)[47].

노인의 사회  지지는 노인이 느끼는 행복감, 생활 만

족도, 우울감 등에 향을 미친다. 농 지역 노인의 우울

증 결정요인을 연구한 결과 자녀 지지, 이웃 지지, 정서  

지지, 수단  지지 모두 우울과 부  상 계가 나타나, 

사회  지지의 정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더 높다고 나

타났다(이수애·이경미, 2002)[48]. 한, 도구  지지와 

정서  지지는 특정한 삶의 사건으로 인한 우울, 삶의 만

족에 한 부정  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이인

정, 2007)[49]. 그리고 자아 통제감을 강화하여 스트 스 

요인으로부터 우울증을 방지하는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미혜 외, 2000)[50].

2.6 가설 설정

본 연구는 고령 노인의 스트 스 처방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 사회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 을 두었다. 이를 해 먼 , 스트

스 처방안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향 계를 확인

하기 하여 가설1을 설정하고 고령자의 스트 스 

처방안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기 하여 가설2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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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고령자의 스트 스 처방안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고령자의 스트 스 처방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서 사회  지지는 매개효과를 나

타낼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방법 및 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국을 단 로 만 50세 이

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만 50세 이상의 개인을 무작  

표본 추출하여 2005년부터 격년으로 국민연 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 노후 보장패 (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 KReIS)의 본조사와 부가 조사 자료이

며, 조사 상은 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으로, 무작 로 표본 추

출하여 소득ㆍ자산ㆍ지출 등 경제 상황, ·고령자의 고

용과 퇴직, 건강, 가족 계, 삶의 질, 노후보장 황 등 노

후 생활 등에 한 내용을 격년마다 조사하는 종단면조

사(Longitudinal Survey)이다(국민연 연구원, 2015)[51]. 

독립변수인 ‘스트 스 처방안’과 종속변수인 ‘삶의 만

족도’, 매개변수인 ‘사회  지지’는 제5차 조사 자료를 활

용하 다. 연구 상은 제5차 본조사와 부가 조사에 모두 

응답한 275명을 분석하 다.

3.2 연구 모형

본 연구는 고령 노인의 스트 스 처방안이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향 계를 규명하고, 사회  지지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 을 두었다. 이를 해 독립변

수를 스트 스 처방안, 종속변수를 삶의 만족도, 매개변

수를 사회  지지로 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4. 연구 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인구 사회학  특성은 <표 4-1>과 같

다. 성별 분포는 남성 88명(32%), 여성 187명(68%)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다. 나이는 85세 이상 89세 이하인 

80  199명(72.4%)이 가장 많으며, 90세 이상 94세 이하 

90  65명(23.6%), 95세 이상인 11명(4.0%)의 순이며, 

체 평균 연령은 88.18세(SD=3.331)로 나타났다. 교육 수

은 무학이 147명(53.5%)으로 가장 많았고, 등학교 이

하가 88명(32.0%), 고등학교 이하 18명(6.5%), 학교 이

하 17명(6.2%), 학교(4년제) 3명(1.1%), 학교(4년제 

미만) 2명(0.7%)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사

별’로 응답한 194명(7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있음’으로 응답한 79명(28.7%), 이혼 2명(0.7%)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 분류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88 32

여 187 68

합계 275 100

나이

85~89세 199 72.4

90~94세 65 23.6

95세 이상 11 4.0

합계 275 100

평균: 88.18세(SD=3.331)

교육 수

무학 147 53.5

등학교 88 32.0

학교 17 6.2

고등학교 18 6.5

학교(4년제 미만) 2 0.7

학교(4년제) 3 1.1

합계 275 100.0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79 28.7

이혼 2 0.7

사별 194 70.5

체 275 100.0

<표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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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변수에 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4-2>과 

같다. 먼  본 연구에 사용된 사례 수는 275개이다. 매개

변수인 사회  지지의 평균은 3.43, 표 편차는 1.16이며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각 1.00, 7.00으로 나타났다. 종속변

수 삶의 만족도 평균은 2.89, 표 편차는 0.58이며 최솟값

과 최댓값은 1.17과 4.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

인 스트 스 처방안의 평균은 2.13으로 나타났다. 한, 

표 편차가 0.39로 마찬가지로 조 , 종속변수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최솟값이 1.14로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최댓값이 3.00으로 근소하게 낮게 측정되었다.

문항 사례수 결측치 평균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스트 스 

처방안
275 0 2.13 0.39 1.14 3.00

삶의 만족도 275 0 2.89 0.58 1.17 4.72

사회  지지 275 0 3.43 1.16 1.00 7.00

<표 4-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4.3 주요 변인의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스트 스 처방안, 삶의 만족도, 

사회  지지의 내  일 성 신뢰도를 알아보기 하여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먼 , 스트

스 처방안을 측정하는 28개의 문항의 크롬바흐 알  

계수가 0.879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5개

의 문항의 크롬바흐 알  계수가 0.936, 사회  지지를 측

정하는 18개 문항의 크롬바흐 알  계수가 0.928으로 

체 문항에 한 크롬바흐 알  계수가 0.6 이상으로 신뢰

도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문항 문항 수 크롬바흐 알

스트 스 처방안 28 0.879

삶의 만족도 5 0.936

사회  지지 18 0.928

<표 4-3> 주요 변인의 신뢰도 분석

4.4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스트 스 처방안, 삶의 만족도, 사

회  지지의 상 계 분석 결과는 <표 4-4>와 같다. 스

트 스 처방안과 삶의 만족도의 상 계를 분석한 결

과 0.276으로 정(+) 인 상 계를 보이며, 사회  지지

와 삶의 만족도의 상 계수가 0.611로 정(+) 인 상 성

을 보이며 스트 스 처방안과의 상 계 분석 결과, 

사회  지지- 스트 스 처방안과의 상 계수가 0.324

로 정(+) 인 상 성을 보인다.

스트 스 

처방안
사회  지지 삶의 만족도

스트 스 

처방안
-

사회  지지 0.324** -

삶의 만족도 0.276** 0.611** -

*p<.05, **p<.01, ***p<0.001

<표 4-4> 상관관계 분석

4.5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고령자의 스트 스 처방안이 삶의 만족도 간의 

향 계에서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

여 IBM SPSS 26을 활용하 다. 이는 Hayes(2013)가 매

개효과와 조  효과에 한 가설을 검증하기 해 제안

한 통계  모의실험의 차이며, 직   간  효과의 추

정  해석, 상호작용의 조사에 사용할 수 있다(Hayes, 

2013)[52].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 실

시하 으며, 결과는 <표 4-5>와 같다.

Process Macro 4번 모델에서 총 5,000번의 부트스트래

핑 재표집 결과, 스트 스 처방안은 사회  지지로 가

는 회귀모형(F=32.1158, p<.001)과 스트 스 처방안  

사회  지지가 삶의 만족도로 가는 회귀모형(F=83.3616, 

p<.001)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스트 스 

처방안이 사회  지지에 미치는 유의성 검증 결과, 스

트 스 처방안(B=.4701, p<.001)는 정(+) 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즉, 스트 스 처방안의 수 이 높을수록 

사회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 스트 스 처방안과 사회  지지가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스트 스 처방안

(B=.2588, p<.001)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  지지(B=1.1772, p<.001)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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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사회  지지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B S.E t B S.E t

상수 1.8832 0.1800 10.4620 0.5135 0.3590 14.3086

스트 스 

처방안
0.4701 0.0830 5.6671*** 0.2588 0.1478 1.7308***

사회  

지지
1.1772 0.1020 11.5419***

R2=0.1053, F=32.1158 

p=0.000

R2=0.3800, F=83.3616 

p=0.000

*p<.05, **p<.01, ***p<0.001

<표 4-5> 매개효과 분석

앞서 진행한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유의성 

검증을 해 부트스트랩 실시 결과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스트 스 처방안과 삶의 만족도 사

이에서 사회  지지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 다. 스트 스 

처방안은 삶의 만족도에 직 으로도 유의한 향을 

미치므로, 사회  지지는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부트스트랩 결과는 <표 4-6>과 같다.

매개변수 간  효과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사회  지지 0.5534 0.1085 0.3531 0.7747

<표 4-6> 사회적 지지의 Bootstrapping 결과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고령 노인들의 늘어난 노년기에 한 

비로 고령 노인들에 한 스트 스 처방안에 한 

이해를 높이고 스트 스 경감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

을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해 고령자의 삶

의 만족도 수 을 높이기 한 스트 스 처방안과의 

계에서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특히 스트 스 처방안이 기존의 노인 집단과의 차별성

에 주목하고 독립된 집단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각으

로 근하 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개변수인 사회  지지의 평균은 3.43, 표 편차는 

1.16이며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각 1.00, 7.00으로 나타났

다.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평균은 2.89, 표 편차는 0.58

이며 최솟값과 최댓값은 1.17, 4.72로 나타났다. 본 연구

의 독립변수인 스트 스 처방안의 평균은 2.13 수치를 

보인다.

스트 스 처방안과 삶의 만족도, 사회  지지의 내

 일 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분석

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 스트 스 처방안은 크

롬바흐 알  계수가 0.879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 크롬

바흐 알  계수가 0.936, 사회  지지의 크롬바흐 알  계

수가 0.928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주요 변인 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는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의 상 계는 0.276으로 정 인 상 성을 보이며, 

사회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상 계는 0.611로 정

인 상 성을 보이며, 사회  지지와 노후 비와의 상

계는 0.324로 정 인 상 성을 보인다. 따라서 모든 변

수 간 상 계가 정 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 다.

고령자의 스트 스 처방안이 삶의 만족도에 향

을 미칠 때,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한 결

과는 스트 스 처방안이 사회  지지로 가는 회귀모형

(F=32.1158, p<.001)과 스트 스 처방안  사회  지

지가 삶의 만족도로 가는 회귀모형(F=83.3616, p<.001)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스트 스 처방안

이 사회  지지에 미치는 유의성 검증 결과, 스트 스 

처방안(B=.4701, p<.001)는 정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5.2 제언

연구 결과의 요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85세 이

상의 고령 노인의 스트 스 처방안을 통해 고령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한 기 자료로 제공하고

자 하 다. 본 연구의 실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 노인의 스트 스 처방안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

한 향 계로 고령 노인의 스트 스 해소를 한 

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노인 집단과의 차별성 

없는 로그램은 고령 노인들의 개별  특성을 반 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 노인 집단을 한 로그

램이 필요하다. 둘째, 스트 스 처방안은 삶의 만족도

에 해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통한 직  향을 발

휘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 로 사회  지지를 강화하기 

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사회  지지체

계와 고령 노인들의 지역 모임 활성화 방안을 통해 노

인들의 스트 스 해소와 방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

이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 노인 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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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 맞춤형 사례 리를 통한 고령 집단만의 특수

성을 반 한 정책이 필요하다. 즉, 개인의 개별 인 욕구

에 근거하여 사례 리를 진행하고 고령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사례

리 원칙에 따라 신체 , 정서․ 사회 , 경제  상태와 욕

구를 사정하고, 여기에 기 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  함의를 갖는다. 고령 

노인의 스트 스 처방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

을 악한 연구로 다수의 선행연구가 주로 기존 노인 집

단을 상으로만 수행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령 노

인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는 에서 기존 선행연

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한, 노후 비와 성공  노화 사

이에서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 노후 보장패 은 본 연구주제

를 목 으로 조사된 자료가 아니므로 본 연구목 에 맞

는 폭넓은 변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 이 있다. 따라

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주제에 합한 설문지를 활

용하여 조사한다면 연구목 에 더욱 부합하고 정확한 연

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변수가 

2010년 ∼ 2013년 사이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 지만, 

기간의 제한으로 장기 인 향을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

이 있다. 후속 연구는 고령 노인을 한 추가 인 종

단  연구를 통해 고령 노인 집단만이 나타나는 다양

한 변인 간의 인과 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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