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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자살생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의 2021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와 시군구 단위의 2020년 국가승인통계자료를 이용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 
74,492명과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건강 차원의 통증 및 불편감, 기능적 건강 
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 정신적 건강 차원의 우울 임상적 진단군 여부, 인지장애 경험 
여부 모두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적 건강 차원의 기능적 건강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는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와 상호작용하여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
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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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본 연구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
가복지 인프라에 주목하여 노인 자살생각과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노인자
살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신체적 건강 차원의 통증 및 불편감, 기능적 건강 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 

정신적 건강 차원의 우울 임상적 진단군 여부, 인지장애 경험 여부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능적 건강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는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와 상호작용하여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기능적 건강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노인의 경우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이용을 통해 자살생각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기능적 건강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의 경우에는 건강 문제 자체에 대한 개입을 바탕으로 건강 
문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여 자살생각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증 및 불편감, 

우울, 인지장애의 경우에는 완화의료 서비스 확충,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인지장애로 인한 불안 
및 우울감 감소 등 각 건강 문제에 특화된 접근이 노인자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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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십만 명당 2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통계청, 2023a). 특히, 노인자살률은 

2022년 기준 노인인구 십만 명당 39.9명으로 OECD 평균보다 2.5배 이상 높으며, 지난 10년 이상 동안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를 지키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통계청, 2023a).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자살 문제의 규모와 심각성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다(통계청, 2023b). 한국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수많은 공헌을 한 노인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노인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왜, 그리고 무엇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노인들이 서둘러서 스스로 삶을 끝내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자살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며, 자살 현상 중에서도 노인의 자살생
각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자살생각은 자살시도와 자살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자살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전 
단계인 자살생각을 이해하고, 자살생각과 관련된 요인들을 연구하는 것은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
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권중돈 외, 2011; Harwood & Jacoby, 2000). 

노인의 자살생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건강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건강 쇠퇴는 노인의 일상적인 생활에 위기를 가져다주며 삶의 질 전반을 저해하는 반면, 좋은 수준의 건강은 독립적
이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한다(오영희 외, 2006; 오창석, 2012). 따라서 건강 악화 및 건강 문제는 노인을 자살 
위험군에 속하게 하며, 실제로 신체적 질환(Chan et al., 2011), 통증 및 불편감(김선미, 이경주, 2020), 일상생활 
활동 제한(구춘영 외, 2014; Awata et al., 2005), 주관적 건강 상태(Jorm et al., 1995) 등과 같은 신체적 건강 
특성은 노인의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구춘영 외, 2014), 우울(이
인정, 2011; Awata et al., 2005), 불안(김선미, 이경주, 2020; Almeida et al., 2012), 알콜문제(Awata et al., 2005), 

치매(Choi et al., 2021) 등의 정신적 건강 특성 또한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차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특성은 노인 자살생각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건강과 관련된 보건·복지 인프라가 노인의 자살생각 
위험을 낮추는 주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의 건강 및 케어 욕구는 건강증진 및 유지, 질병 예방, 

치료 등으로 다양하다(전용호, 2018; Watkins & Watkins, 1984). 이러한 건강 욕구를 시의적절하게 충족하지 못하
면 건강의 질이 저하되고 노인의 자살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이정욱, 2020; Kino et al., 2019). 따라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치료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의료 인프라(전용호, 2018; 정경희 외, 2016), 건강 유지 및 증진, 질병 
예방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보건복지부, 2023a; Abramson, 1986; Watkins & Watkins, 1984)는 
노인의 건강 욕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자살생각을 직접적으로 낮출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노인의 건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거나 강화하
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노인이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여 부정적인 건강 상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즉 건강 문제와 
건강 악화로 인한 독립적인 생활의 제약,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등 제반의 위기로부터 지역사회 보건의료, 노인여가
복지 인프라는 노인을 보호하고 부정적 건강 상태를 겪는 노인들이 다시금 사회에 통합되도록 함으로써 자살생각 
위험을 낮출 수 있다(이창숙, 허선영, 2020; Lee & Heo, 2023).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프라는 좋은 신체 및 정신건
강 상태가 자살생각 위험을 낮추는 영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즉 노인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자살생각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Hwang et al., 2016; Lee & Heo, 2023),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미 있는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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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이러한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직접적으로 노인의 자살생각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
라 노인의 건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신체 및 정신건강 특성과 노인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목해왔다. 그러나 건강 상태를 향상
시키고 건강 및 케어 욕구를 해소하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와 노인 자살생각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 몇몇 연구(김기원, 김한곤, 2011; 허지정, 최막중, 2013)에서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가 노인자살률을 낮춤을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인프라가 개인 수준인 노인의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 규명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개인적 요인인 신체 및 정신건강이 지역사회 요인인 보건의
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와 상호작용하여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자살생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에 따라 달라지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 자살생각에 대한 이해

자살은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자살시도(suicide attempt), 자살행동(suicidal behavior)으로 이어지는 일련
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구체화된다(Beck et al., 1975; Harwood & Jacoby, 2000). 자살생각은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를, 자살시도는 자살생각이 구체화되어 자신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죽음
에 이르지 못한 것을, 자살행동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힘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된 것(completed suicide)

을 의미한다(최선미, 2016; Beck et al., 1975). 

자살생각은 이와 같은 일련의 연속적 자살 과정의 출발점으로, 자살시도나 자살행동의 중요한 선행요인이자 예측
요인이다. 자살생각이 자살시도나 죽음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주장이 존재하지만(신민섭 외, 1990; 최선
미, 2016),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은 자살생각이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살시도나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였다(Harwood & Jacoby, 2000; O’Connell et al., 2004). 그리고 자살생각을 한 번이라도 경험
한 사람은 나중에 자살시도나 자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aca-Garcia et al., 2011; Klonsky 

et al., 2016).

노인들은 현재 상황이 고통스럽고 죽음만이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 자살생각을 하며, 이러한 생각은 

충동적이기보다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최선미, 2016). 또한 오랫동안 신중하게 자살의 
장·단점과 자살의 결과를 생각하고 치밀하게 자살을 계획하므로 노인들의 자살생각은 치명적인 자살로 이어질 위험
이 높다(서문진희, 이현아, 2011; 주유형, 2014). 기존 연구들은 이와 같은 자살생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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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를 통한 노인자살 예방이 중요하다고 여겼다(정인관, 2021; Lee & Heo, 2023). 그러므로 자살생각을 이해하고 
자살생각과 관련된 요인들을 연구하는 것은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2. 스트레스 과정 모델

노인의 자살생각은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연속적이며 총체적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자살생각에 이르게 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틀로서 Pearlin 외(1981; 1990)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
(Stress Process Model)을 적용하고자 한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스트레스 요인(stressors), 중재요인(mediators), 

배경·맥락 요인(background and context)이 스트레스 결과(outcomes)에 미치는 과정을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
해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강동훈, 2019; 임연옥, 윤현숙, 2017).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결과는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으로 나타나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발현된다(Pearlin, 1989; Pearlin & Bierman, 2013). 스트레스 결과는 불안, 분노, 삶의 질, 자살생각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임연옥, 윤현숙, 2017; Pearlin & Bierman, 2013).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살생각을 스트레스 결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좋지 않은 신체 및 정신건강을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건강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를 중재요인으로 설정
하여 노인의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 전반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지역사회
환경 요인을 배경·맥락요인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좋지 않은 신체 및 정신건강을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질병의 진단과 같은 건강 문제는 노인이 계획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며, 통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며, 노인의 
일상생활에 긴장을 가져다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강동훈, 2019; 임연옥, 윤현숙, 2017; Menne, 2006). 그리고 
이러한 건강 문제로 인해 노인은 일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받고, 돌봄 문제나 치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차적
인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정영숙, 정영주, 2015; 최선미, 2016; Jahn et al., 2011). 이에 기존 연구들 역시 건강 
문제를 노년기에 경험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았고, 만성질환, 통증, 신체기능의 제약, 우울, 치매 등 
좋지 않은 건강 상태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강동훈, 2019; 권오균, 허준수, 2013; 임연옥, 

윤현숙, 2017; 정영숙, 정영주, 2015; Juurlink et al., 2004; Russell et al., 2009). 

다음으로, 외적 자원인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를 중재요인으로 상정하였다. 부정적인 건강(낮
은 건강 수준, 통증, 정신건강 문제 등)이라는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지역사회에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구축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자살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전우택, 2023; Lee & Heo, 2023).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중재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건강 
문제, 건강악화 등의 위기 상황에 대한 완충장치가 되어줌으로써 좋지 않은 신체 및 정신건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이창숙, 허선영, 2020; 이태호, 허순임, 2021; Lee & Heo, 2023). 즉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보건의료 인프라를 이용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를 이용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더불어 노인이 당장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인프라에 대한 이용가능성을 보장받는 것은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신속함과 
관련이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중요한 외적 자원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Kahana et al., 2003; Menne, 2006). 

이와 같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건강 문제라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좋은 건강 상태의 영향을 강화하는 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노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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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좋을수록 자살생각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Hwang et al., 2016; Lee & Heo, 2023), 건강을 
증진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좋은 신체 및 정신건강이 
자살생각의 위험을 줄이는 영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는 주목하지 않은 측면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의 논리를 면밀히 생각해보면, 좋은 신체 및 정신건강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결과인 자살생각의 위험이 낮아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건강 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의 모든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시스템이므
로,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들, 즉 건강 스트레스가 낮은 수준의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자원으로써의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좋은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가 자살생각 위험을 낮추는 영향을 
강화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개인적 특성 및 노인을 둘러싼 지역사회환경 특성을 배경·맥락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배경·맥락
요인은 자살생각, 건강,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간의 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김수현, 최연희, 2007; 오창석, 2012; 이태호, 허순임, 2021; 이창숙, 강상경, 2020a; 정인
관, 2021; 주유형, 2014; Bastiampillai et al., 2020; Lee & Heo, 2023) 검토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구원 소득, 배우자 유무, 독거 여부, 코로나19 영향, 거주지역 유형, 거주기간을 노인의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인구밀도, 자살률,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비중, 국민기초생활수급률을 지역사회환경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3.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노인의 자살생각

세계보건기구(WHO, 1948)에서 건강을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한 이후 건강은 ‘질병 없음’이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이라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였다(이정화, 2006; WHO, 2005).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건강의 각 차원을 
특수성이 있는 독립된 영역으로 바라보고 하나의 차원에서 양호할지라도 다른 차원에서는 좋지 않은 건강 수준을 
보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차원에서 건강에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박민선, 2019; 이미숙, 2009). 하지만 WHO의 
세 가지 건강 차원 중 사회적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의 고유한 차원으로 간주하
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이미숙, 2009; 임수경,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초점을 맞춰 노인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신체 및 정신건강은 노인 자살생각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입증하는 연구 결과는 
상당히 누적되어 있다. 먼저, 신체적 건강과 노인자살의 관계를 고찰해보면, 통증 및 불편감을 경험하는 노인들의 
자살생각 비율이 높았고(김선미, 이경주, 2020; 김은경, 2015),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노인의 경우 통증에서 벗어나
기 위한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였다(Juurlink et al., 2004).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 제한을 
경험하거나 운동능력 제한을 경험하는 노인들의 자살생각 위험이 높게 나타났고(구춘영 외, 2014; 문영희, 임미영, 

2013; Awata et al., 2005), 기능 제한을 경험하거나 기능적 건강 수준이 좋지 않을수록 노인들이 자살생각을 많이 
하였다(이인정, 2011). 더불어 주관적 건강 상태는 노인의 자살생각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관
적 건강 상태는 의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노인 개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로, 노인의 
실제 건강 상태에 대한 대리변수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서문진희, 이현아, 2011; Kaplan et al., 1988). 이러한 
주관적 건강 상태는 노인자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자살생각이 있는 노인집단과 자살생각이 
없는 노인집단을 비교한 이현경과 장창곡(2012)은 자살생각이 있는 노인집단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더 좋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실증연구들(김은경, 2015; Almeida et al., 2012; Jorm et al., 1995)에서 노인이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 때 자살생각을 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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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신체적 건강 특성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특성 또한 노인의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노년기 흔히 경험하는 정신건강 이슈인 우울은 많은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노인 자살생각의 주요한 요인으
로 보고되고 있다. 우울수준이 높거나 우울 증상이 있는 노인이 자살생각을 많이 하였고(이인정, 2011; Awata et 

al., 2005; Chan et al., 2011), 우울증을 진단받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김수현, 최연희, 2007). 노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 또한 자살위
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된다.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을 진단받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살로 
사망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Choi et al., 2021).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역시 노인
의 자살위험을 증가시켰다(Rymo et al., 2023). 

이처럼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특성과 노인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그렇지만 
노인의 건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맥락 및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단순히 신체 및 정신건강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넘어서 신체 및 정신건강이 자살생
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개입 및 예방 전략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지역사회 보건복지,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와 노인의 자살생각

노인의 건강 및 케어(care)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건·복지 인프라에는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가 해당된다
(Abramson, 1986; Brody, 1973). 노인세대의 건강 및 케어 욕구는 건강증진 및 유지, 질병 예방, 치료, 요양 등으로 
다양하다(전용호, 2018; Watkins & Watkins, 1984). 이러한 건강 욕구를 시의적절하게 충족하지 못하면 건강의 
질이 저하되어 노인의 자살생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데(이정욱, 2020; Kino et al., 2019),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건강 욕구를 해소하는 중요한 자원이므로 노인의 자살생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프라를 지역사회 단위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지역사회는 노인의 정주 공간이자 실질적인 
생활 단위로, 노인의 자원 이용을 위한 공간적 범위가 지역사회 위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김진석, 2021; 

최선미, 2016). 또한 대다수의 노인들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이윤환, 

2015),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노인의 건강 욕구를 충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및 노인여가복지 인프라가 노인의 자살생
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신체 및 정신건강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
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와 노인 자살생각의 관계

1) 보건의료 인프라와 노인 자살생각의 관계

보건의료 인프라는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치료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이에는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
(지)소, 보건진료소)과 의료기관(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이 해당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 전용호, 2018). 보건기관은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치매조기검
진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전용호, 2018; 정경희 외, 2016),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김진현 외, 2010).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노인의 집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며 경증 질환에 대한 의료 욕구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배병준, 2019).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적인 치료와 수술 진료 제공하며, 의료진과 장비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 노인들이 믿고 의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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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인프라이다(윤서중 외, 2004).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의료 인프라는 노인의 치료적 욕구를 해소
하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노년기의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인 우울, 치매 등에 대한 
의료적인 처치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김미혜, 

2010; 한창수, 2009). 

2023년 기준으로 보건기관은 3,476개, 의료기관은 38,772개로, 총 42,248개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읍, 면, 리 
단위까지 분포되어 있어 높은 지리적 접근성을 보여준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 이러한 
보건의료 인프라는 활동반경이 넓지 않은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며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지원하는 
중요한 지역사회 자원이다(김원진, 장영기, 2005; 정경희 외, 2016). 노인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의료적 치료 
욕구가 크고 보건의료 인프라 이용 욕구가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정경희 외, 2016), 실제로 노인은 타 연령층에 
비해 보건의료 인프라 이용률이 높고,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통계청, 2022). 

이와 같은 보건의료 인프라는 높은 접근성과 서비스 만족도로 노인의 건강 욕구 충족에 기여하기 때문에 노인의 
자살생각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몇몇 실증연구들은 보건의료 자원과 노인자살 현상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는데, 김기원과 김한곤(2011)의 연구에
서는 의료시설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노인자살률이 낮게 확인되었다. Kino 등(2019)은 만성질환 서비스가, 이동우
와 홍나래(2023)는 방문간호 및 재활 서비스가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프라가 노인자살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반면, 

최선미(2016)의 연구에서는 지역 인구 대비 의료기관 병상 수가 많을수록 노인자살률이 높게 나타났고, Fiske 외
(2005)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의사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수와 자살률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창숙과 강상경(2020a)의 연구에서도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와 노인자살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
하지 않았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시설 수, 병상 수, 인력, 서비스와 같은 보건의료 자원과 노인자살률의 관계를 조명해왔다. 

그러나 분석 자료, 분석 단위,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분석 방법 등이 다양하여 보건의료 자원과 자살 현상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개인 수준인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관심이 미흡했던 지역사회에 위치한 보건의료 인프라가 노인의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와 노인 자살생각의 관계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노인의 여가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건강 유지 및 증진, 질병 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2023a; Abramson, 1986).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포함되는데, 이
러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낙인을 최소화하면서 노년층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기능회복사업 
등을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23a; 황경란 외, 2013; Abramson, 1986). 또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의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 활동을 향상시키고 동년배 간의 교류를 증진하는 동시에 직·간접적으로 질병예방,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다(황경란 외, 2013; 허준수, 2011; Abramson, 1986). 

선행연구들은 노인자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의 영향이 중요하다고 보고, 노인여가복지 인프
라가 노인자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시군구 지역을 분석단
위로 하여 지역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수 혹은 구축 수준이 해당 지역의 노인자살 현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수의 연구(예. 김기원, 김한곤, 2011; 허지정, 최막중, 2013)에서 지역의 노인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수가 많을수록 노인자살률이 낮게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수준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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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여가생활 및 사회참여를 용이하게 하여 사회적 분리를 방지하고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자살
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You 외(2020)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사회복지시설 수가 많은 지역에서 오히려 자살률이 높게 나타남
을 밝히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즉 자살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집단인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 구축되므
로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창숙과 강상경(2020b)은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의 
노인여가복지시설 구축 수준이 노인자살률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여가복지시설 구축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초기치의 노인자살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You 외(2020)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 즉 자살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인구집단인 노인이 많은 곳에 설립되므로 노인자
살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프라의 구축 수준이 높은 지역의 노인자살률이 빠르게 
감소하여 노인여가복지 인프라가 장기적으로 노인자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존 연구들은 노인여가복지 인프라가 노인자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았으나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그리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역 수준의 노인자살률과의 관계에만 주목했을 뿐 
노인여가복지 인프라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가 노인의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나. 지역사회 보건복지,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의 조절효과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제로 노인의 건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
가복지 인프라는 노인이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부정적 건강 상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건강 문제와 건강 악화로 인한 독립적인 생활의 제약,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등 
제반의 위기로부터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노인을 보호하여 자살위험을 낮출 수 있다(이창숙, 허선영, 

2020; 이태호, 허순임, 2021; Lee & Heo, 2023). 즉 신체 및 정신건강이 좋지 않으면 보건의료 인프라를 이용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를 이용하여 신체건강을 향상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며 사회적 관계의 
축소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지지 수준을 높여 부정적 
건강 상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을 때 노인은 기능적 건강 수준의 
저하, 우울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고통의 정도가 심해져 삶의 위기를 더 크게 
느끼게 된다(Murrell et al., 1992; Rudd, 1990). 그러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고 사회적 관계망이 넓은 노인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주변에 도움을 쉽게 청해 위기감을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자살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이인정, 2011). 따라서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지지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노인여가
복지 인프라는 건강악화와 같은 스트레스 사건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는 부정적인 건강의 영향을 완화하여 노인의 자살생각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반대로 좋은 수준의 건강 상태가 자살생각 위험을 낮추는 영향을 강화하여 노인의 건강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조절할 수도 있다. 노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자살생각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Hwang et al., 2016; Lee & Heo, 2023),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이러한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인프라는 질병을 예방하
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서비스(예.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사업)를 제공하므로 노인의 좋은 건강 상태가 자살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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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주는 영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의 운동 또는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은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므로(이혁, 2009; 장호중, 김정묵, 2011) 지역사회의 노인여
가복지 인프라는 좋은 건강 상태가 자살생각을 줄여주는 영향을 더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가 조절하는지에 대해 규명
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주요 변수의 개념적 범위를 확대해 선행연구를 고찰해보았다. McIntosh(1995)는 
건강이 노인의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논리는 제시하였다.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지만, 보건의
료 인프라가 수행하는 기능과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수준이 건강과 노인자살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Oh와 Bae(2021)의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인 우울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접촉, 사회활동 참여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정우와 신용석(2015)의 연구에서도 우울이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활동 참여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노인의 사회적 교류 및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할수록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이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교류를 증진하고 사회적 지지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노인여가복지 
인프라가 건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에 따라 노인의 건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다양한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인프라가 작동하는 
기제, 몇몇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인의 건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및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에 따라 노인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시군구 단위의 2020년 국가승인통계자료이다.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이다. 조사 모집단은 시군구의 동·읍/면 내 통·반/리의 표본지점을 1차 추출단위로 하여 선정된 통·반/리의 표본지점 
내 주거용 주택(아파트,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ing design)로 
표본이 추출된다.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021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행되었으며, 훈련된 조사원
이 표본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1:1 전자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참여한 
표본은 229,242명이며, 본 연구는 이 중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74,492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군구 단위의 국가승인통계자료는 건강보험통계, 노인복지시설현황, 주민등록인구현황, 지적통계, 사망원인통
계, 사회보장통계, 지방자치단체 통계연보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표 1). 종속변수인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자살생각 
문항 조사 시점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의 국가승인통계자료는 2020년도를 수집하였다.1) 수집한 자료는 분석단위

1) 지역 수준의 변수들을 구성하는 데 활용한 국가승인통계자료들은 대부분 연도 말 혹은 4분기를 기준으로 집계 및 작성되었다. 종속변수인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자살생각 여부 조사 시점이 2021년 8월 16일~10월 31일이므로, 이보다 이전 시점인 2020년 국가승인통계자료들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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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29개 시군구 지역 수준으로 전처리 및 가공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자료들을 결합하여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 변수 구성 및 측정

가. 종속변수(결과): 자살생각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생각 여부는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의 단일문항을 
사용해 ‘예(1)’, ‘아니오(0)’로 측정하였다.

나. 독립변수(스트레스 요인): 건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신체적 건강 상태와 정신적 건강 상태이다. 신체적 건강 차원으로는 통증 및 불편감, 기능적 
건강 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다. 통증 및 불편감은 오늘의 통증이나 불편감에 대한 평가로 3점 척도(없음, 

다소 있음, 매우 심함)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 및 불편감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기능적 건강 수준은 
오늘의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수준에 대해 3점 척도(지장이 없음, 다소 지장이 있음, 심각한 지장이 있음)로 
측정되며, 이를 역코딩한 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α = .835).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적 건강 수준이 좋은 것을 의미한
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평소에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으로 측정되며, ‘매우 좋음(1)’부터 
‘매우 나쁨(5)’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역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고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정신적 건강 차원으로는 우울 임상적 진단군 여부와 인지장애 경험 여부를 살펴보았다. 우울 임상적 진단군 여부
는 우울 임상적 진단 도구인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PHQ-9)을 바탕으로 측정된 변수를 이용하였다. 

PHQ-9은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무기력감, 수면장애 등 9개 증상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증상에 대한 
지난 2주 동안의 경험 빈도를 4점 척도(전혀 아니다, 여러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로 측정된 것을 합산한 
후, PHQ-9 총점이 10점 이상이면 ‘우울 임상적 진단군(1)’, 10점 미만이면 ‘우울 임상적 비진단군(0)’으로 코딩하였
다. 인지장애 경험 여부는 ‘최근 1년 동안 점점 더 자주 또는 더 심하게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의 단일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로 측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지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으면 ‘인지장애를 경험함(1)’, 경험하지 않았으면 ‘인지장애를 경험하지 않음(0)’으로 코딩하였다. 

다. 조절변수(중재요인): 지역사회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이며, 지역의 인프라 구축 
수준을 보여주는 ‘지역 인구 대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수’를 바탕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지역사
회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수준은 ‘기초지자체 인구 천 명당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프라 수’를 의미한다. 이는 
229개 기초지자체별 보건의료 기관(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원/병원급 의료기관) 수의 총합을 주민
등록연앙인구로 나누고 1,000을 곱하여 측정하였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수준 변수는 첨도값(20.31)이 
높아 이를 교정하기 위해 자연로그를 취하여 변환하였다.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수준은 ‘기초지자체 
60세 이상 인구 천 명당 이용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수’를 의미하며, 229개 기초지자체별 노인여가복지시
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수의 총합을 60세 이상 주민등록연앙인구로 나누고 1,000을 곱하여 측정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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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제변수(배경·맥락 요인)

본 연구는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에서 통제변수를 투입하였다. 개인 수준의 통제변수인 성별은 남성(0), 여성(1)으
로 코딩하였다. 연령은 조사시점에서의 만 나이로 측정하였다. 교육 수준은 무학/서당/한학(0), 초등 졸업 및 중퇴(1), 

중등 졸업 및 중퇴(2), 고등 졸업 및 중퇴(3), 2년/3년제 대학 졸업 및 중퇴(4), 4년제 대학 졸업 및 중퇴(5), 대학원 
이상(6)으로 코딩하였다. 가구원 소득은 높은 왜도값(4.04)과 첨도값(34.99)을 교정하기 위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고 자연로그를 취하여 변환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없음(0)과 배우자 있음(1)으
로, 독거 여부는 동거(0)와 독거(1)로 구분하였다. 코로나19 영향은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정지된 정도를 측정한 
것을 역코딩하여 사용했으며(0:그대로/변화없음~100:완전히 정지),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정지된 
정도가 심각한 것을 보여준다. 거주지역 유형은 농어촌(0), 도시(1)로 코딩하였으며, 거주기간은 조사시점에서 현재 
살고 있는 시군구에서의 거주기간을 5년 미만(1), 5~10년 미만(2), 10~15년 미만(3), 15~20년 미만(4), 20년 이상
(5)으로 측정했다. 

지역 수준의 통제변수인 인구밀도는 기초자치단체 총면적 당 인구수를 의미하며,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자살률은 기초지자체 인구 십만 명당 자살에 의한 사망률로, 자살자 
수를 주민등록연앙인구로 나누고 100,000을 곱하여 측정하였다. 재정자립도는 기초지자체 총수입에서 자체 수입의 
비중을 의미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자치단체 예산 규모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사회복지예산비중은 기초지자체 일반회계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사회복지예산을 일반회계예
산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국민기초생활수급률은 기초지자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주민등록연앙인구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측정하였다.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은 60세 이상부터, 경로당은 65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 즉 노인여가복지 인
프라는 60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으므로, 60세 이상 주민등록연앙인구를 바탕으로 단위 인구당 표준화하였다.

변수명 변수 설명 단위 자료출처
종속변수(결과): 개인 수준
자살생각 0=자살생각 경험 없음, 1=자살생각 경험 있음 - 지역사회건강조사
독립변수(스트레스 요인): 개인 수준

신
체
적

통증 및 
불편감

통증 및 불편감에 대한 평가
0=없음, 1=다소 있음, 2=매우 심함 점

지역사회건강조사

기능적 건강 
수준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3문항 합산 점수
0~6점 범위,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적 건강 수준이 좋음 점

주관적 건강 
상태

평소 건강에 대한 본인의 평가
1=매우 나쁨, 2=나쁨, 3=보통, 4=좋음, 5=매우 좋음 점

정
신
적

우울 임상적 
진단군 여부

PHQ-9의 총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우울 임상적 진단군으로 판단함
0=우울 임상적 비진단군, 1=우울 임상적 진단군 -

인지장애 
경험 여부 0=인지장애 경험하지 않음, 1=인지장애 경험함 -

조절변수(중재요인): 지역 수준
ln(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수준)

기초지자체 인구 천 명당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프라 수
ln[(보건의료 인프라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

개소
/천명

건강보험통계, 
주민등록인구현황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수준

기초지자체 60세 이상 인구 천 명당 이용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수/60세 이상 주민등록연앙인구)*1,000

개소
/천명

노인복지시설현황,
주민등록인구현황

통제변수1(배경·맥락 요인): 개인 수준

표 1. 변수정의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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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 뒤,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실시하였다. 먼저,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을 바탕으로 다수준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주효과 모형(Main Effects Model)을 바탕으로 노인 자살생각에 대한 개인 수준의 
건강 변수와 지역 수준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변수의 주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완전 모형(Full 

Effects Model)을 바탕으로 층위 간 상호작용항을 검증하여 노인의 건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이분변수이므로, 선형 회귀분석의 잔차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잔차의 
정규성에 대해 보다 완화된 가정을 적용하는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적용하였다(Raudenbush & 

Bryk, 2002). 개인 수준 분석 대상 중 주요 변수에서 하나 이상의 결측이 있는 사례 수는 전체(만 65세 이상 노인 
74,492명)의 2.1%인 1,548명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최대정보우도(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로 다중대체(multiple imputation)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의 
모든 연속변수는 전체평균으로 중심화(grand mean centering)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통계분석은 SPSS 19와 HLM 8.0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변수명 변수 설명 단위 자료출처
성별 0=남성, 1=여성 -

지역사회건강조사

연령 만 나이 세

교육 수준 0=무학/서당/한학, 1=초등 졸업 및 중퇴, 2=중등 졸업 및 중퇴, 3=고등 졸업 및 중퇴, 
4=2년/3년제 대학 졸업 및 중퇴, 5=4년제 대학 졸업 및 중퇴, 6=대학원 이상 -

가구원 소득 ln(가구의 월평균 소득/가구원수 ) 만원

배우자 유무 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

독거 여부 0=동거, 1=독거 -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정지된 정도
0~100점 범위,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정지된 정도가 심각함 점

거주지역 유형 0=농어촌, 1=도시 -

거주기간 현재 살고 있는 시군구에서의 거주기간
1=5년 미만, 2=5~10년 미만, 3=10~15년 미만, 4=15~20년 미만, 5=20년 이상 -

통제변수2(배경·맥락 요인): 지역 수준

인구밀도 기초자치단체 총면적 당 인구수
(주민등록연앙인구/행정구역면적)*100

명
/km2

주민등록인구현황, 
지적통계

자살률 기초지자체 인구 십만 명당 자살에 의한 사망률
(자살자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명
/십만명

사망원인통계,
주민등록인구현황

재정자립도 기초지자체 총수입에서 자체 수입의 비중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예산규모*100

%
지방자치단체
통계연보

사회복지예산비중 기초지자체 일반회계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예산)*100

%
지방자치단체
통계연보

국민기초생활수급률 기초지자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

%
사회보장통계, 
주민등록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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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개인 수준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연구대상자 중 남성 노인의 비율은 42.25%, 

여성 노인의 비율은 57.75%로 여성 노인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조사 당시 평균 연령은 74.58

세(SD=6.83), 교육 수준의 평균은 1.74(SD=1.39), 가구원 소득 자연로그값의 평균은 4.57(SD=.78)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자의 37.53%가 배우자가 없었으며, 독거노인은 전체 연구 대상의 26.51%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의 
평균은 39.08(SD=24.23)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자의 42.53%는 농어촌에, 57.47%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시군구에서의 거주기간 평균은 4.45(SD=1.20)로 확인되었다. 통증 및 불편감의 평균은 
.59(SD=.61), 기능적 건강 수준의 평균은 5.18(SD=1.22), 주관적 건강 상태의 평균은 2.88(SD=.95)로 확인되었다. 

우울 임상적 진단군인 노인은 전체의 4.53%, 인지장애를 경험한 노인은 전체의 37.34%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노인의 비율이 9.35%로 나타나, 10명 중 1명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 수준 연구 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ln(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수준)3)의 평균은 -.18(SD=.33)이고,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수준의 평균은 9.25(SD=7.42)로 나타났다. 인구밀도의 평균은 3763.07(SD=5913.74), 

자살률의 평균은 28.24(SD=7.71), 재정자립도의 평균은 20.30(SD=11.88), 사회복지예산비중의 평균은 
36.93(SD=14.9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률의 평균은 4.87(SD=1.63)로 확인되었다.

3)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수준은 왜도가 3.45, 첨도가 20.31로 편포된 분포를 보여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개인 수준 변수 
(n=74,492) 구분 빈도(명)/

평균
비율(%)/
표준편차

지역 수준 변수
(n=229)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31,471 42.25 ln(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수준)
-.18 .33 

여성 43,021 57.75 

연령 74.58 6.83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수준 9.25 7.42 

교육 수준 1.74 1.39

가구원 소득 4.57 .78
인구밀도 3763.07 5913.7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27,958 37.53

배우자 있음 46,534 62.47
자살률 28.24 7.71 

독거 여부
동거 54,745 73.49 

독거 19,747 26.51 
재정자립도 20.30 11.88 

코로나19 영향 39.08 24.23

거주지역 유형
농어촌 31,679 42.53 

사회복지예산비중 36.93 14.97 
도시 42,813 57.47 

거주기간 4.45 1.20
국민기초생활수급률 4.87 1.63 

통증 및 불편감 .59 .61

기능적 건강 수준 5.18 1.22

주관적 건강 상태 2.88 .95

우울 임상적 진단군 
여부

우울 임상적 비진단군 71,117 95.47 

우울 임상적 진단군 3,375 4.53 

표 2. 분석 대상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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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수준 분석 결과

가.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 분석 결과

먼저, 종속변수만 투입한 무조건 모형 분석을 바탕으로 다수준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표 3의 Model0 참고). 

분석 결과,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지역 수준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229, p<.001). 따라서 노인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며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지역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집단 내 상관계수(ICC)가 .6524)로, 자살생각의 전체 분산 중 약 6.5%가 지역 간 차이로 설명되
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 연구에서는 전체 분산에서 지역 수준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때 다수준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Heck & Thomas, 2015). 무조건 모형의 ICC 값이 기준치를 만족하므로,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해 개인 특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수준 분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주효과 모형(Main Effects Model) 분석 결과

주효과 모형을 바탕으로 개인 수준의 신체 및 정신건강과 지역 수준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가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문제 1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 수준의 신체 및 정신건강 변수를 
투입한 모형을 분석하였다(표 3의 Model1 참고). 

신체적 건강 차원의 통증 및 불편감, 기능적 건강 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 정신적 건강 차원의 우울 임상적 
진단군 여부, 인지장애 경험 여부 모두 노인의 자살생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였다. 신체적 건강 
차원의 경우 통증 및 불편감이 심할수록 노인들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약 63.1% 높아졌다(OR=1.631, p<.001). 

반면, 기능적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은 약 13.1% 낮아졌고(OR=.869, p<.001),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은 약 31.0% 낮아졌다(OR=.690, p<.001). 정신적 건강 차원의 경우에는 
우울 임상적 진단군인 노인이 비진단군인 노인보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약 542.2% 높았다(OR=6.422, p<.001). 

그리고 인지장애 경험이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약 54.8% 높았다(OR=1.548, 

p<.001). 

다음으로, 연구문제 2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수준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을 분석하였다(표 3의 Model2 참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수준(OR=.849, p>.05)과 노인
여가복지 구축 수준(OR=.998, p>.05)은 노인의 자살생각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지역 수준의 
보건의료 인프라,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개인 수준의 노인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4)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이므로, 선형 회귀분석의 잔차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해 개인 수준의 분산이 추정되지 않는다
(최봄이, 2020; Raudenbush & Bryk, 2002). 일반적으로 무선절편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개인 수준 분산은 3.28986()으로 가정된
다(최봄이, 2020; Raudenbush & Bryk, 2002). 따라서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ICC 추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ICC = /(+ ) = /(+) = .229/(.229+3.28986) = .652

개인 수준 변수 
(n=74,492) 구분 빈도(명)/

평균
비율(%)/
표준편차

지역 수준 변수
(n=229) 평균 표준편차

인지장애 경험 여부
없음 46,676 62.66 

있음 27,816 37.34 

자살생각
없음 67,530 90.65 

있음 6,962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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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통제변수와 노인 자살생각의 관계는 Model1, 2에서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
이 높았고, 교육 수준과 가구원 소득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았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
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았고, 독거 노인은 동거 노인보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정지된 정도가 심각할수록 노인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거주지역 유형, 거주기간 
및 지역 수준 통제변수로 살펴본 인구밀도, 자살률,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비중, 국민기초생활수급률은 노인 자
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odel0(무조건 모형) Model1(1수준 주효과 모형) Model2(2수준 주효과 모형)

coefficient OR robust 
SE coefficient OR robust 

SE coefficient OR robust 
SE

절편 -2.345*** .096 .035 -3.098*** .045 .089 -3.066*** .047 .093 

신체적 
건강

통증 및 불편감 .489*** 1.631 .035 .489*** 1.631 .035 

기능적 건강 수준 -.140*** .869 .016 -.140*** .869 .016 

주관적 건강 상태 -.371*** .690 .022 -.371*** .690 .022 

정신적 
건강

우울 임상적 진단군 
여부(1=진단군)

1.860*** 6.422 .056 1.860*** 6.421 .056 

인지장애 경험 
여부(1=경험)

.437*** 1.548 .043 .437*** 1.548 .043 

지역사회 
보건·복지 
인프라

ln(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수준)

-.164 .849 .171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수준 -.002 .998 .011 

통제변수1
(개인 수준)

성별(1=여성) -.004 .996 .038 -.004 .996 .038 

연령 -.019*** .981 .003 -.019*** .981 .003 

교육 수준 -.064*** .938 .014 -.064*** .938 .014 

가구원 소득 -.164*** .848 .025 -.164*** .848 .025 

배우자 유무(1=있음) -.168*** .845 .047 -.167*** .846 .048 

독거 여부(1=독거) .238*** 1.269 .050 .239*** 1.270 .050 

코로나19 영향 .003*** 1.003 .001 .003*** 1.003 .001 

거주지역 유형(1=도시) -.039 .961 .112 -.088 .916 .123 

거주기간 -.013 .987 .013 -.013 .987 .013 

통제변수2
(지역 수준)

인구밀도 .00001 1.00001 .00001 .00001 1.00001 .00001 

자살률 .005 1.005 .005 .004 1.004 .005 

재정자립도 .001 1.001 .005 .002 1.002 .005 

사회복지예산비중 .001 1.001 .004 -.001 .999 .004 

국민기초생활수급률 -.008 .992 .028 .008 1.008 .031 

무선효과
Standard Deviation .479 .471 .469 

Variance .229 .221 .220 

 1588.457*** 1305.688*** 1304.908***

주: OR=odds ratio, robust SE=robust standard error.
*p<.05, **p<.01, ***p<.001.

표 3. 무조건 모형과 주효과 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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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완전 모형(Full Effects Model)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을 살펴보기 위해 노인 자살생각에 대한 개인 수준의 신체 및 정신건강 변수와 지역 수준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완전 모형을 분석하였다(표 4 참고).

먼저, Model3-1에서는 신체적 건강 차원인 통증 및 불편감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사회의 보건
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했다. 분석 결과,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통증 및 불편감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OR=1.129, p>.05), 통증 및 불편감과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OR=1.002,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Model3-2에서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기능적 건강 수준의 영향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
복지 인프라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기능적 건강 수준과 지역사회 노인여
가복지 인프라 구축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OR=.994, p<.01). 그리고 Model3-3을 바탕으
로 주관적 건강 상태가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에 따라 달라지
는지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 상태와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수준의 노인 자살생각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OR=.994, p<.05). 

이러한 결과는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기능적 건강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노인들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수준이 높을수록 그러한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기능적 건강 수준이 낮거나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수준에 따른 자살생각 차이가 크게 
나지 않지만, 기능적 건강 수준이 높은 노인들 또는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노인들에게는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
지 인프라 구축 수준에 따른 자살생각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수준이 높을수록 좋은 기능적 건강 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가 자살생각 위험을 낮추는 영향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나, 건강의 긍정적 영향이 강화됨을 보여준다. 더불어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기능적 건강 수준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노인의 자살생
각에 대한 주관적 건강 상태와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Model3-4와 Model3-5에서는 정신적 건강 차원의 우울 여부와 인지장애 경험 여부가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인의 자살
생각에 대한 우울 임상적 진단군 여부(OR=1.048, p>.05), 인지장애 경험 여부(OR=.920, p>.05) 모두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수준과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임상적 진단군 여부
(OR=1.010, p>.05), 인지장애 경험 여부(OR=1.011, p=>.05)와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수준의 상호작
용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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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3-1 Model3-2 Model3-3 Model3-4 Model3-5

coefficient OR robust 
SE coefficient OR robust 

SE coefficient OR robust 
SE coefficient OR robust 

SE coefficient OR robust 
SE

절편 -3.063*** .047 .093 -3.063*** .047 .093 -3.064*** .047 .093 -3.062*** .047 .093 -3.056*** .047 .093 

신체적 건강
통증 및 불편감 .480*** 1.616 .036 .487*** 1.628 .035 .490*** 1.632 .035 .489*** 1.631 .035 .490*** 1.632 .035 

기능적 건강 수준 -.139*** .870 .016 -.133*** .875 .016 -.141*** .869 .016 -.140*** .869 .016 -.140*** .869 .016 

주관적 건강 상태 -.371*** .690 .022 -.372*** .690 .023 -.360*** .698 .023 -.371*** .690 .022 -.371*** .690 .023 

정신적 건강
우울 임상적 진단군 
여부(1=진단군)

1.862*** 6.435 .056 1.865*** 6.456 .056 1.863*** 6.442 .056 1.845*** 6.325 .055 1.860*** 6.422 .056 

인지장애 경험 여부(1=경험) .439*** 1.550 .043 .438*** 1.549 .043 .438*** 1.549 .043 .437*** 1.548 .043 .422*** 1.526 .043 
지역사회 
보건·복지 
인프라

ln(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수준) -.201 .818 .165 -.139 .870 .162 -.166 .847 .171 -.170 .844 .175 -.117 .889 .170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수준 -.003 .997 .011 -.007 .993 .011 -.006 .994 .011 -.004 .996 .011 -.008 .992 .011 

상호작용

통증 및 
불편감 *

ln(보건의료I) .121 1.129 .116 

노인여가복지I .002 1.002 .004 

기능적 
건강 수준 *

ln(보건의료I) .048 1.050 .050 

노인여가복지I -.006** .994 .002 

주관적 
건강 상태 *

ln(보건의료I) -.001 .999 .063 

노인여가복지I -.006* .994 .003 

우울임상적 
진단군여부 *

ln(보건의료I) .046 1.048 .169 

노인여가복지I .010 1.010 .009 

인지장애 
경험 여부 *

ln(보건의료I) -.083 .920 .174 

노인여가복지I .011 1.011 .007 

무선효과
Standard Deviation .469 .467 .468 .468 .468 

Variance .220 .218 .219 .219 .219 

 1305.520*** 1300.791*** 1302.297*** 1302.810*** 1302.200***

주: 1) 보건의료I=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수준, 노인여가복지I=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수준, OR=odds ratio, robust SE=robust standard error.
2)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는 주효과 모형 분석 결과(표 3 참고)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결과 제시는 <표 4>에서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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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완전 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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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노인자살은 더 이상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1년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살예방 노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여 중앙정부 추진체계를 확충하였
다. 2023년에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을 발표하여 위기 노인 관련 서비스 종사자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강화, 농어촌 노인 대상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영 등을 통해 노인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보
건복지부, 2023b). 그러나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노인들이 서둘러서 
스스로의 삶을 끝내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인들의 자살생각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
복지 인프라에 주목하여 노인 자살생각과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신체적 건강 차원의 통증 및 불편감, 기능적 건강 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 차원의 우울 임상적 진단군 여부, 인지장애 경험 
여부 또한 노인의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즉 통증 및 
불편감, 낮은 기능적 건강 수준, 좋지 않은 주관적 건강 상태, 우울, 인지장애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건강 차원의 통증 및 불편감은 일상생활의 불편과 신체
적 취약성을 동반하여 자살생각 위험을 높이고(김선미, 이경주, 2020; 김은경, 2015; Juurlink et al., 2004), 심한 
통증을 경험하는 노인들은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Juurlink et al., 

2004). 선행연구들(이인정, 2011; 이정화, 2006)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
를 지니며 독립적인 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위협을 받을 때 자살생각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림 1. 기능적 건강 수준과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2. 주관적 건강 상태와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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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기능적 건강 수준이 낮을수록 노인들이 자살생각을 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더불어 주관적 건강 상태 역시 노인의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객관적인 
신체적 건강 상태와 더불어 주관적인 신체적 건강 상태 역시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들(김은경, 2015; 이현경, 장창곡, 2012; Almeida et al., 2012; Jorm et al., 1995)의 결과를 다시 한번 
입증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의 주요한 정신건강 이슈인 우울이 노인자살의 주요한 위험요인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우울은 많은 연구들(이인정, 2011; Awata et al., 2005)에서 일관되게 
노인 자살생각의 핵심적인 영향 요인임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또한 우울 임상적 진단군 노인이 비진단군 
보다 자살생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가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지장애는 완치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생활능력이나 의사표현능력을 손상시키기 때문
에 노인의 항상성을 저해하여 자살생각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hoi et al., 2021; Richard‐Devantoy et 

al., 2015). 이처럼 노인의 자살생각에는 한가지 혹은 일부 건강 특성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양한 신체 및 건강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수준
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살생각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본 표본에서는 
지역 수준의 보건의료 인프라, 노인여가복지 인프라가 개인 수준의 노인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 수준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가 같은 수준인 지역의 노인자살률을 낮추는 
데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김기원, 김한곤, 2011; 이창숙, 강상경, 2020b; 이태호, 허순임, 202), 개인수준인 자살
생각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제약이 존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
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가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 노인의 자살생각 위험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에 따라 노인의 신체적 건강 차원인 기능적 건강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
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기능적 건강 수준이 좋을수록 혹은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노인의 자살생각 가능성이 낮아졌는데, 이러한 관계는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 구축 수준이 
높을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능적 건강 수준이 낮거나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들에
게는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수준에 따른 자살생각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보장되어야 노인들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들은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존재한
다(신혜종, 2008; 유성호, 2001)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유성호(2001)의 연구 결과,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일수록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를 자주 그리고 장기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거주지역에 이용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 시설이 있어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은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하였고 재가복지서비스나 장기요양서비스와 같은 대안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였다(신혜종, 2008; 이민홍 외, 

2015).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 비춰봤을 때,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은 거주지역에 있는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를 
이용함으로써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고,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므로(서문진희, 이현아, 2011; 황경란, 외, 2013; 

Abramson, 1986)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은 기능적 건강 수준이 높은 노인들 혹은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노인들의 자살생각 위험을 확연하게 낮추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와는 달리, 노인의 기능적 건강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사
회의 보건의료 인프라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에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프라
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인프라가 노인의 기능적 건강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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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박세경 외, 2015; 전용호, 2018; 정경희 외, 2016). 

혹은 이러한 결과는 보건의료 인프라 수준에 상관없이 건강 문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만으로 노인 자살생각에 대한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프라의 영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수준 이외에도 인프라가 실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 혹은 노인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서비스 수준이 
노인의 기능적 건강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 신체적 건강 차원의 통증 및 불편감, 정신적 건강 차원의 우울 임상적 진단 여부, 인지장애 경험 여부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주효과만 존재하였고, 이들 건강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역시 인프라의 조절효과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서비스
의 부족에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에 상관없이 통증 
및 불편감이 클수록, 우울 임상적 진단군 노인이 비진단군 노인보다, 인지장애를 경험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
다 자살생각을 할 위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보건의료 인프라, 노인여가복지 
인프라가 존재하더라도, 이들 인프라가 노인의 통증 및 불편감, 우울, 인지장애 개입을 위한 서비스를 충분히 혹은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아울러 통증 및 불편감, 우울, 인지장애는 외적인 
자원이나 개입으로 쉽게 개선될 수 없는 속성이 존재하는 건강 특성이다. 즉 노년기에 한번 손상되어 찾아온 신체적 
통증이나 불편감은 회복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김선미, 이경주, 2020; 

김은경, 2015; Juurlink et al., 2004). 그리고 노년기는 배우자 및 친구와의 사별, 사회적 관계망 축소, 경제적 어려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될 가능
성이 높다(강동훈, 2019; Jahn et al., 2011; Oh & Bae, 2021).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 역시 완치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모선희 외, 2006). 현실적으로 통증 및 불편감, 우울, 인지장애는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회복하고 개선되는 데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건강 특성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
지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살생각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건강에 대한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자살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우울
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관심은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우울 이외의 정신건강 문제, 신체적 건강 특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였다. 지난 2023년 4월에 발표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역시 ‘우울증 진단 및 투약 관리’,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자살예방’과 같이 우울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노인의 신체적 건강,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와 관련된 자살예방 개입 전략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
로 노인자살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 우울뿐만 아니라 우울 이외의 정신건강 문제, 다양한 신체적 건강 
특성에 대한 개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건강한 노인의 자살생각 위험을 낮추는 데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서비스 수급 불균형의 
문제,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최병소, 이명훈, 2021; 최은희, 조택희, 2020). 이는 노인여가복
지 인프라가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의 확대와 더불어 공급의 지역적 불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은 지역사회에 노인여가복지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어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워(신혜종, 2008; 유성호, 2001)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들의 자살생각을 낮추는 데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현재 신체적 건강으로 인해 기관을 직접 이용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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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예. 식생활 지원, 물품 지원)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때 물리치료 서비스, 근력강
화 체조 등 기능적 건강 수준 증진, 신체적 건강 상태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를 이용하고 싶어도 건강의 이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차량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
여 이들이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거나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가 기능적 건강 수준이 낮거
나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는 노인들의 자살생각 위험을 낮추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노인자살 예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 특성별 실천적, 정책적 접근 방식이 차별화되어
야 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기능적 건강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노인의 경우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이용을 통해 자살생각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기능적 건강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의 경우에는 건강 문제 자체에 대한 개입을 바탕으로 건강 문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여 자살생각 위험을 
낮추는 것이 요구된다. 통증 및 불편감, 우울, 인지장애의 경우에는 완화의료 서비스 확충,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인지장애로 인한 불안 및 우울감 감소 등 각 건강 문제에 특화된 접근이 노인자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은 
단일문항에 대해 이분 변수로 측정되었다. 자살생각은 민감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므로, 단일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로 측정하는 것은 응답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쉽게 응답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살생각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러 문항을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Suicide Ideation Scale과 같이 표준화된 측정도구로 측정된 자살생각 변수를 활용한다면 보다 명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세부 하위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유형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보건의료 
인프라는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으로, 더 나아가 보건기관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의료기관은 의원
급,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하위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러한 하위 인프라 유형은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이로 인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고 건강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정도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추후 건강의 다차원적인 측면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의 세부 하위 유형을 함께 고려한
다면, 다양한 건강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중재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코로나19는 노인의 자살생각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보건의료 및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모형에 
코로나19 영향 변수를 투입하여 통제했지만, 하나의 변수로 코로나19 영향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 지역사회 보건의료 및 노인여가
복지 인프라, 그리고 노인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본 연구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러한 
영향이 보건의료 및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건강 특성별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가기 위한 차별적인 전략과 인프라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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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community infrastructure (e.g., availability of health care facilities and centers for 

leisure activities) on older adults’ suicidal ideation (SI). Further, it investigated 

whether the effect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on SI differed by the availability 

of community infrastructure in the region. Data from the 2021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and 2020 administrative data were used. A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74,492 individuals aged 65 years or over, 

residing in 229 region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hysical health 

dimensions such as pain and discomfort, functional health level,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as well as mental health dimensions such as clinical diagnosis of 

depression and experience of cognitive impairmen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I among older adults. Second, community infrastructure for health and 

leisure activities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I among older adults. 

Third, functional health level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interacted with the 

community infrastructure for leisure activities to affect SI among older people.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preventing 

suicide among older adults were discussed. 

Keywords: Older Adults, Suicidal Ideation, Health, Community Healthcare Infrastructure, 
Community Infrastructure for Older Adults’ Leisure and Welf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