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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생의 스트 스와 자살사고 자살시도 간의 계에서 무망감의 매개효과와

삶의 목 의 조 효과를 통합한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학생

344명을 상으로 스트 스, 자살사고, 자살시도, 무망감, 삶의 목 을 평가하는 설문을 실시

하 다. 연구 결과, 스트 스는 무망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사고와 자살시도 각각에 정 으로

향을 미쳤고, 삶의 목 은 스트 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으로, 삶의 목 은 스트 스와 자살사고 자살시도 간의 계에서 무망감의 매개역

할을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목 이 스트 스를 경험한 학생들의

무망감을 약화시킴으로써 자살사고와 자살시도에 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스트 스, 자살사고, 자살시도, 무망감, 삶의 목

* 본 논문은 제1 자의 석사학 논문을 수정․보완하 음.

†교신 자(Corresponding Author) : 이민규 / 아주 학교 심리학과 / (16499) 경기도 수원시 통구 월드컵로

206 / E-mail : lmk@ajou.ac.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 188 -

한민국은 OECD국가 자살률 1 라는

오명을 15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는 만큼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

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10

년 비 3.8% 증가하 고, 한 해에 1만

3092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밝 졌

다. 특히 이 조사에서 20 사망 원인 1 가

자살이었다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20 는

다른 연령 에 비해 실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으나, 20 의 사망률 자체가 낮다는

을 미루어볼 때 20 의 자살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한 20 의 다수가 학생

이라는 을 미루어볼 때, 학생의 잠재 인

자살 험 수 도 심각할 것이라 볼 수 있다

(박재연과 김정기, 2014).

자살은 개인이 시행하는 자기 괴 인 행

동으로써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시도와 자

살로 인한 사망에 이르는 연속 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최우경, 2013). 자살사고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 에 한 생각으로(White,

1989; Beck & Steer, 1991; O'carroll et al., 1996),

죽기를 바라는 개인의 소망, 자살을 시행하는

것에 한 생각, 자살을 하려는 의도 등을 모

두 아우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McAuliffe,

2002). 이러한 자살사고는 일련의 자살행동에

서 가장 선행하는 요인으로, 이후의 자살시도

나 실제 자살로 인한 죽음에 한 조임과

동시에 실제 자살 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

졌다(Borges et al., 2010). 한 자살사고는 자

살시도보다 더욱 높은 빈도로 발생하므로

(Fergusson, Beautrais, & Horwood, 2003), 자살사

고를 겪은 개인들에 한 개입은 자살 방에

서 결코 간과할 수 없이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Woolsey, Lichstein, Taylor, Riedel &

Bush, 2014). 따라서 자살 방을 향한 첫 걸음

으로 자살사고를 우선 으로 검토해야 할 것

이다.

이처럼 자살사고는 자살을 이해하는 데 있

어 요한 지표이나, 실제로는 자살로 인한

사망 에 자살시도가 이루어지고, 자살시도

는 자살사고에 비해 자살로 인한 사망에 매우

치명 이기 때문에(Silverman, Berman, Sandal,

O'Carroll, & Joiner, 2007), 자살시도에 한 연

구도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살시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자살을 실제로 시도하

기 , 사 에 계획하는 등의 비과정이 선

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언제든 충동 으로 자

살시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험이 있으

므로, 자살시도의 정의에 실제로 자살을 시도

하기 해 시행하는 비과정 한 포함될 수

있다(김은진, 2015).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

서도 자살사고를 실 하고자 개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행동과 더불어 고의로 목

숨을 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 에 비 행

동을 하는 것 한 자살시도의 개념으로 포함

시켜 정의하고자 한다.

자살 행동은 심리사회 요인, 심리 요인,

환경 요인, 유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

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Wilcox et al., 2010), 지난 40여 년간 경험

으로 잘 입증된 험요인 하나는 바로 스

트 스 생활 사건이다(Hawton, Saunders, &

O’Connor, 2012; Joiner, 2005; Wenzel & Beck,

2008). 최근까지도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스트

스 생활 사건은 자살 사고 시도, 심지어

는 자살로 인한 죽음에까지 자살 련 변인의

강력한 험요인이라는 이 밝 졌다(Cooper,

Appleby, & Amos, 2002; Crane et al. 2007; Yen

et al., 2005).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하

더라도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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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한 사람이 스트 스 생활 사건을 더

많이 보고하 으며, 실제 자살시도로 사망에

이른 사람이 통제집단에 비해 더 보편 으로

스트 스 생활사건을 경험한다는 것이 입증

되었다(Paykel, Prusoff, & Myers, 1975; Khan,

Mahmud, Karim, Zaman, & Prince, 2008). 이처럼

스트 스 생활사건이 자살사고와 자살시도에

한 매우 요한 측 변인이라는 은 다수

의 연구에서 입증되었으나, 이러한 연구들에

서는 스트 스 사건을 가족의 죽음과 같은

한 외상 생활 사건으로 정의하여 연구가 이

루어졌다(Dixon, Rumford, Heppner, & Lips,

1992). 이에 반해, 한 외상 생활 사건이

아닌 다른 스트 스 원을 평가한 다른 연

구들이 있었는데, Kanner, Coyne, Schaefer와

Lazarus(1981)의 연구에서는 사소한 일상 인

스트 스 사건들이 한 스트 스 생활사건

보다 우울을 더 많이 측했으며, Dixon 등

(1992)은 한 생활 사건을 통제한 이후에

도 일상 인 생활 스트 스 사건이 자살사고

를 어느 정도 설명한다는 것을 확인하 고,

Chang(2002)의 연구에서도 만성 이거나 일상

인 생활 스트 스가 한 스트 스 사건

보다 자살을 더욱 잘 측한다는 것을 입증하

다. 한, 스트 스를 단순히 경험하는 것에

서 나아가 개인이 경험한 사건을 어떻게 지각

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심리 인 변인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었으나(김성

혜, 2016; 오혜진, 2013), 개인이 스트 스를

인지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인 생활 스트 스 사건 자체가 우울 유

발 자살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

인한 연구도 있었다(하연희 2002: 이지 , 2007

에서 재인용). 게다가, 학생은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인생의 환 으로 여러 스트

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들은 심각하고

한 외상 스트 스 사건을 겪기보다는

일상 인 생활 스트 스를 더욱 많이 경험한

다는 연구 결과를 토 로(심태경, 2010), 자살

방을 한 개입에 앞서 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스트 스 사건을 우선 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스트 스 사건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자살행동이 유발되지는 않을 것이며, 실제 선

행 연구에서도 스트 스와 자살사고의 직

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밝 졌고(강주 과

신택수 2015), 자살 시도자들이 통제집단에 비

해 더 많은 스트 스 사건을 보고했으나, 시

도자들 다수는 스트 스 사건을 경험하

지 않았다고 보고하기도 했다(Wang, Lightsey,

Pietruszka, Uruk & Wells, 2007). 이를 고려할

때, 스트 스가 자살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친다기보다, 개인의 내 취약요인과 상호

작용하여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요인 하

나는 바로 무망감이다(Beck, Steer, Kovas, &

Garrison, 1985). 무망감은 자신의 실패, 죄책감,

비참함, 불행 등을 바꿀 수 없다는 부정 인

신념으로, 이러한 무망감을 갖게 되면 스트

스로 인식되는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기 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자살을 떠올리게 된다(오

혜진, 2013). Abramson, Metalsky와 Alloy(1989)가

처음 제안했던 무망감 이론은 소질-스트 스

모형을 수용하여 기존의 귀인이론을 발 시킨

것으로, 부정 인 생활 사건과 같은 환경

요인들이 개인의 취약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무

망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Beck 등(1985)의

연구에서도 스트 스 상황에서 무망감이 자살

험 수 을 높일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살행

동에 한 모델을 제안하 다. 구체 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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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감과 같은 개인의 인지 취약성이 스트

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응 인 처에 실

패하게 되고, 결국 자살 험을 높이게 된다

는 것이다. Haatainen 등(2003)의 연구에서는 스

트 스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무망감으로 이

어질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른 뒤에도 무망감

이 지속될 수 있음을 2년간의 종단연구를 통

해 밝 냈다. 한, 김민정과 조 호(2009)의

연구에서도 취업 비생들의 스트 스가 높을

수록 무망감 수 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나아가, Wenzel과 Beck(2008)의 연구에서는 스

트 스 상황에서 무망감으로 인해 자살을 결

심하게 되는 기제에 하여 설명하 다. 개인

이 스트 스로 지각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문

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을 체계 으로 탐색하기

보다는, 자살을 한 해결책으로 인식하는

주의 고착으로 인해 자살 험이 증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개인들은 자살을 유일

한 해결책으로 인식할수록 자신이 처한 상황

에 해서 더욱 무망감을 느끼고, 이러한 상

황을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무망감 상태가 증가하게 되면, 이

들은 더 이상 탈출할 곳이 없다고 인식하게

되어 자살을 결심하게 될 수 있다. 국내 연구

에서도 취약성을 가진 노인의 경우 장기간 스

트 스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한 처

법을 찾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어 무망감 상태

에 이를 수 있고, 이는 결국 자살행동으로 이

어질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김효창과 손

미, 2006: 정 숙과 정 주, 2015에서 재인용).

더 나아가, Beck, Steer와 Newman(1993)의 연구

에서는 무망감이 우울보다 자살사고를 1.3배

더 설명하 음을 입증하 으며, 결과 으로

무망감은 자살로 인한 사망을 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뿐만 아니라,

Kuo, Gallo와 Eaton(2004)의 13년간의 종단연구

에서는 자살행동과 무망감 간의 계가 다른

인구통계학 변인과 우울, 물질남용 등의 정

신병리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자살사고, 자

살시도, 자살로 인한 사망에 하여 통계 으

로 가장 강력한 유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무망감이 우울과 같이 기존에

자살과 강건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

던 다른 요인들보다도 자살을 더욱 잘 측하

는 안정 인 독립변수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권 실과 명호(2014)의 연

구에서, 가족의 지지가 자아통제감에서 무망

감으로 이르는 경로를 재함으로써, 가족지

지 수 에 따라 무망감의 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무망감에서 자살사

고에 이르는 경로에서는 가족지지의 조 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개인이 이미

무망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동안 잘 알려진

보호요인들로 무망감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

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무망감과 자살 간의 강력한 계가

다수의 연구에서 입증됨에 따라, 자살 방과

련하여 무망감의 선행 요인에 한 연구뿐

만 아니라 무망감에 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Bonner & Rich, 1990, 1991). 무망감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가능한 변인으로는

삶의 목 이 있다. 삶의 목 이란, 재와 과

거 삶에서 자신만의 의미와 삶의 방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Ryff & Singer, 1998), 개인에게 의

미가 있거나 자기실 을 성취하기 해 행동

하려는 안정 이고 반 인 의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Damon, Menon & Bronk, 2003). 이러한

삶의 목 에 하여 Frankl(1959)은 삶의 목

수 이 높은 개인들은 삶의 역경에 보다 잘

처할 수 있다고 제안하 다. 선행 연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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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삶의 목 이 있는 개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심리 으로 보다 안정 이고, 안녕감과

정 상 이 있었으며(Shek, 1993; Bronk, Hill,

Lapsley, Talib & Finch, 2009), 삶의 목 수

이 높은 개인들은 목 수 이 낮은 개인들에

비해 부정 인 자극을 덜 인 것으로 지

각하고, 부정 인 자극으로부터 더욱 잘 회복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Reekum et al., 2007;

Schaefer et al., 2013). 한, 삶의 목 수 이

낮은 개인들은 자신의 상황이나 능력에 해

반 인 부정 편향이 나타날 수 있음이 밝

졌고(Damon, Menon & Bronk, 2003), 이러한

개인들은 자신의 존재에 한 회의감 는 무

의미감을 래할 수 있다는 이 제안되기도

하 다(정순이, 2003). 무망감이 자신의 상황을

국 으로 해석하는 개인의 부정 인 인지

취약성이라는 을 감안한다면, 삶의 목 수

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나 능력에 해

정 인 을 지닐 것으로 상된다. 이 듯

삶의 목 수 에 따라 개인의 양상이 정

는 부정 으로 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삶의 목 의 직 인 보호효과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삶의 목 수 에 따라 스트 스 사

건이 무망감에 미치는 향력이 조 될 수 있

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종합해보면, 선행 연구에서는 체로 스트

스 자살사고와 련이 있는 다른 변인들

은 고려하지 않은 채 스트 스와 자살사고의

보호요인을 검증해 왔다(Chang, 2002; Hirsch,

Wolford, LaLonde, Brunk & Morris, 2007). 그러

나 이는 선행 연구에서 설정하지 않은 다른

변인들이 이들 계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자살시도가 자

살 험에 매우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인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에서는 학생을

상으로 한 자살시도에 한 연구가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와 자살사고 뿐 아니라 자살시도의 계

에서 이들 변인과 강력한 련이 있는 변인으

로 알려진 무망감을 매개변인으로 고려하여

기존 연구들을 확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무망감은 자살에 선행하는 핵심 인 험

요인임이 다수의 연구에서 입증되었고(Beck,

Steer, Kovacs & Garrison, 1985; Kuo, Gallo &

Eaton, 2004), 이미 무망감을 경험하는 개인에

게는 보호요인으로도 자살행동을 방하는 데

어려울 것이라는 선행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무망감에 한 개입이 자살 험을 낮

추는 데 효과 일 것으로 상되는 바(Bonner

& Rich, 1990, 1991), 본 연구에서는 무망감에

한 개입을 통해 자살 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무망감에 한 보호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 삶의

목 수 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상황이나 능

력에 한 태도가 변화하고(Damon, Menon &

Bronk, 2003), 삶의 역경에 보다 쉽게 처한다

는 을 미루어 볼 때(Frankl, 1959), 삶의 목

을 스트 스 상황과 무망감 간의 계에 한

조 변인으로써의 역할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를 경험하는

학생들의 자살사고와 자살시도에 한 무망감

의 매개효과를 우선 으로 확인하고, 무망감

과 자살 간의 강력한 계를 고려하여 삶의

목 을 무망감의 향력을 약화시키는 보호요

인으로 설정하 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통합

한 조 된 매개 연구모형을 검증하여 추후 자

살 방을 한 개입 에 한 토 를 마련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최종 으로 검증하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 192 -

고자 하는 조 된 매개 연구모형은 <그림 1>

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모형에서 자살은 자살

사고(가설 3-1)와 자살시도(가설 3-2)로 각각

나 어 검증하 다.

연구 가설

연구문제 1) 스트 스가 자살에 미치는

향을 무망감이 매개할 것인가.

가설 1-1) 스트 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향을 무망감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1-2) 스트 스가 자살시도에 미치는

향을 무망감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스트 스와 무망감의 계에서

삶의 목 이 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가설 2-1) 스트 스와 무망감의 계에서 삶

의 목 이 스트 스와 상호작용하여 무망감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스트 스와 자살 간의 계에

서 삶의 목 은 무망감의 매개역할을 조 할

것인가.

가설 3-1) 스트 스와 자살사고 간의 계에

서 삶의 목 은 무망감의 매개역할을 약화시

킬 것이다.

가설 3-2) 스트 스와 자살시도 간의 계에

서 삶의 목 은 무망감의 매개역할을 약화시

킬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A 학교에 재학

인 학생 366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설문에 참여한 366명 불성실한 응답자 22

명을 제외한 총 344명의 설문이 분석에 사용

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들 남성은

149명(43.3%), 여성은 195명(56.7%)이었다. 이들

의 연령 분포는 만 17세부터 만 29세 고, 평

균 연령은 21.17세 다(SD = 2.289). 설문은

심리학 담당 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업시간

배포되어 실시하 다. 응답 소요시간은 약 15

분이었으며, 설문 참여자에게는 연구 참여에

한 보상과 학생상담센터 자살 기상담에

한 간략한 안내를 제공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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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구

학생용 생활 스트 스 척도

스트 스 사건을 측정하기 하여 개정

학생용 생활 스트 스 척도(김교헌, 겸구,

이 석, 2000)를 이지 (2007)이 수정하여 재구

성한 척도를 사용하 다. 본래 이 척도는 각

문항에 한 스트 스 경험 빈도와 요도를

4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개발되었다(1 =

받지 않는다, 4 = 매우 자주 받는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지 (2007)의 연구에서

요도 부분을 제거하고 스트 스 경험 빈도

에 해서만 응답하고, 4 에서 5 으로 재구

성한 Likert 척도를 사용하 다. 수가 높을수

록 일상생활에서 스트 스를 많이 겪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척도는 학생들

이 경험하는 인 계 차원(동성친구, 이성친

구, 가족 계, 교수 계)과 당면 과제 차원(학

업문제,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 문제)으로

나뉘어져 총 8개 역,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지 (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2 으며, 본 연구에서는 .932 다.

자살사고 질문지(Suicide Ideation

Questionnaire: SIQ)

자살사고를 측정하기 해 Reynolds(1987)의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SIQ)를 신민섭(1992)

이 번안하고 조 하(2008)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 다. Reynolds의 질문지는 총 30문항이

며 7 Likert 척도이나, 조 하(2008)는 총 19문

항을 5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재구성하

다(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

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조 하(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9 다.

컬럼비아 학 자살 심각성 평가 척도

(Columbia-Suicide Severity Rating Scale: C-SSRS)

자살시도를 측정하기 해 Posner, Melvin,

Stanley, Oquendo와 Goul(2007)이 개발한 척도를

이창수(2011)가 번안하고, 김은진(2015)이 재구

성 한 것을 사용하 다. C-SSRS는 자살사고,

자살사고의 심각성, 자살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김은진(2015)의 연구에

서와 같이 자살시도의 개념을 포함하는 자살

행동 문항들만을 사용하 다. 자살행동은 실

제 시도(어느 정도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행한 자살 의도가 있는 잠재 자해행 ),

방해된 시도(외부의 상황에 의해 방해받은 자

살시도), 단된 시도(자살시도를 실행에 옮기

려고 하 으나 그 이 에 스스로 단한 경

우), 비행 나 행동(곧 자살을 시도하기

한 행 는 비), 자해행동(자살할 의도가

없이 순 히 다른 이유로 자해행동을 한 것)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해행동은 본 연구에

서의 자살시도 정의와는 다름으로 제외하 다.

따라서 C-SSRS의 자살행동 총 4개의 문항

을 통해 자살시도를 측정하 다. 각 문항에서

자살시도 경험을 ‘있다’에 표시한 경우, 1회는

1 , 2∼3회는 2 , 3회 이상은 3 을 부여

하여 총 이 높을수록 자살시도의 심각도가

높다고 측정한다. 김은진(20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89로 수용 가능한 수 이었다.

Beck 무망감 척도(Beck Hopelessness Scale:

BHPL)

무망감을 측정하기 해 Beck, Weissman,

Lester와 Trexler(1974)의 무망감 척도(Beck

Hopelessness Scale: BHPL)를 신민섭 등(1990)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 다. BHP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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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한 부정 인 기 를 평가하는 척도

로, (1 ) 는 아니오(2 )로 평정한다. 수

는 20 에서 40 까지 분포하고, 수가 높을

수록 무망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민섭 등

(199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9이었다.

심리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삶의 목 을 측정하기 해 Ryff(1989)의

심리 안녕감 척도(PWBS: 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다. 심리 안녕감

척도는 5 Likert 척도로(1 = 그 지 않

다, 5 = 매우 그 다), 자아수용(8문항), 정

인 계(7문항), 자율성(8문항), 환경에

한 통제력(8문항), 삶의 목 (7문항), 개인 성

장(8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46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으나,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삶의 목

(Purpose In Life: PIL) 7문항만을 사용하여 삶의

목 을 측정하 다. 삶의 목 수 이 높을수

록 삶의 목표와 방향 감각을 갖고 있고, 생활

에 목표와 목 이 있는 반면, 수가 낮을수

록 삶의 목표나 방향 감각이 거의 없고 과

거 삶의 목 을 알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김명소 등(2001)의 연구에서는 체 척도의

Cronbach’s α는 .92 고, 삶의 목 은 .71로 나

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삶의 목 의 Cronbach’s

α는 .834이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2.0 로그램 SPSS

Macro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 분석을 실시하

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을 해

Cronbach’s α를 산출한 후, 주요 변인들의 평

균 표 편차 등의 통계를 산출하 고, 주

요 변인들 간의 상 계를 확인하기 해

Pearson 이변량 상 계수 분석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가설 1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Baron과 Kenny(1986)의 계 회귀분석

방법을 실시하 다. 이 때, 가설 1-1의 간 효

과를 확인하기 하여 SPSS Macro를 통한 부

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간 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확인하 다. 다음으로, 삶의 목

의 조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스트 스와

삶의 목 수를 평균 심화한 뒤 계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 때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 으므로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상호작용의 형태를 확인하기 해 조

변수의 수 에 따른 단순회귀선의 통계 유

의성을 그래 로 도식화하 다. 마지막으로

가설 3의 조 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

Hayes(2013)가 고안한 SPSS Macro를 사용하여

이를 분석하 다. 조 된 매개는 매개모형과

조 모형이 결합된 것으로, 각 모형에서의 단

순 매개효과와 단순 조 효과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경우에만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Preacher, Rucker & Hayes, 2007). 따라서 본 연

구에서도 이러한 제안에 따라 단순 매개효과

와 단순 조 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확인한

이후 조 된 매개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 분석

본 연구의 각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 계를 <표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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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 다. 체로 변인들 간의 상 계가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 스트 스

는 무망감, 자살사고, 자살시도와 모두 정

상 을 보 으며, 삶의 목 과는 부 상 을

나타냈다. 무망감은 삶의 목 과는 부 상

을 나타냈으며, 자살사고 자살시도와는 정

상 을 나타냈다. 삶의 목 은 자살사고와

는 부 상 을 나타냈으나, 자살시도와는 상

이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 분석

스트 스와 자살사고의 계에서 무망감의

매개효과

스트 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향을 무

망감이 매개할 것이라는 매개모형(가설 1-1)

을 검증하기 해 Baron과 Kenny(1986)가 제

안한 매개효과 분석 차에 따라 순차 회귀

분석을 실시하 고, 분석 결과는 <표 2>에

1단계

종속변수: 자살사고

2단계

종속변수: 무망감

3단계

종속변수: 자살사고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스트 스
.21

(.02)
.42 8.62***

.05

(.01)
.36 7.23***

.12

(.02)
.25 5.46***

무망감
1.63

(.16)
.47 10.09***

***p < .001

표 2. 스트 스와 자살사고의 계에 한 무망감의 매개효과

스트 스 무망감 삶의 목 자살사고 자살시도

스트 스 1

무망감 .36*** 1

삶의 목 -.28*** -.56*** 1

자살사고 .42*** .56*** -.30*** 1

자살시도 .19*** .30*** -.09 .48*** 1

M 111.96 23.18 25.01 30.16 .38

SD 26.39 3.70 5.17 12.91 1.22

최소값 53 20 12 19 0

최 값 196 39 35 82 8

***p < .001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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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 다.

먼 1단계에서는 스트 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체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β =

.42, t = 8.63, p < .001, 이는 스트 스가 높

을수록 자살사고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2단계

에서는 스트 스가 매개변수인 무망감에 미치

는 향이 유의하 고, β = .36, t = 7.23, p

< .001, 3단계에서는 스트 스의 향력을 통

제한 후 매개변수인 무망감이 자살사고에 미

치는 향력이 유의한 것을 확인하 다, β =

.47, t = 10.09, p < .001. 마지막으로 매개변

수인 무망감을 고려한 상태에서 스트 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향력이 여 히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β = .25, t = 5.43, p

< .001, 1단계의 효과에 비해서는 작게 나타

났으므로, 스트 스와 자살사고의 계를 무

망감이 부분매개하고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무망감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

하기 하여 SPSS macro를 통해 부트스트래핑

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부트스트래핑으

로 재추출한 표본수는 5,000개 으며, 매개효

과 계수 값은 .083이었다. 95%의 신뢰구간에

서 하한값은 .052 상한값은 .12로, 0을 포함하

지 않으므로 이는 유의한 간 효과임을 확인

하 다.

스트 스와 자살시도의 계에서 무망감의

매개효과

자살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트 스가 무

망감을 통해 자살시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

는 매개모형(가설 1-2)을 검증하기 해 앞서

실시한 분석 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 다.

1단계에서는 스트 스가 자살시도에 미치는

체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β = .19, t

= 3.53, p < .001, 2단계에서는 스트 스가 매

개변수인 무망감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 고,

β = .36, t = 7.23, p < .001, 3단계에서는 스

트 스의 향력을 통제한 후 매개변수인 무

망감이 자살시도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한

것을 확인하 다, β = .27, t = 4.84, p <

.001. 그러나 앞서 살펴본 스트 스와 자살사

고 간의 계에서 무망감의 간 효과와는 달

리, 매개변수인 무망감을 고려한 상태에서 스

트 스가 자살시도에 미치는 향력은 유의하

지 않았으므로, β = .09, t = 1.64, p = .10,

무망감은 스트 스와 자살시도 간의 계에서

는 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 스트 스와 자살사고 간의 계에서 무망감의 부분매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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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효과 분석

스트 스와 무망감의 계가 삶의 목 의

수 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해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계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가설 2-1). 분석을 실시

하기 , 다 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독립변수와 조 변수를 평균 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1단계에서

는 독립변인인 스트 스를, 2단계에서는 조

변인인 삶의 목 을,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조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계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있다. 1단계에서는 스트 스가 무망

감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β = .364, t = 7.226, p < .001. 2단계에서 삶

의 목 한 유의한 향을 주었으며, β =

-.497, t = -11.006, p < .001, 마지막 3단계에

서는 상호작용항을 투입하 을 때 추가 인

설명량이 유의하여, R² = .024, p < .001, 삶

의 목 의 조 효과가 확인되었다.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단순기울기 검증을 통해 조 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확인하 다. 이 때, 독립변인과 조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다 구체 으로 확인

하기 해 Franzier, Tix와 Barron(2004)의 제안

에 따라 평균을 심으로 ±1표 편차 지 을

각각 , , 고 수 으로 설정하여 이에 해당

하는 수를 회귀식에 입하여 상호작용효과

양상을 <그림 4>에 제시하 다. 각 회귀선의

기울기 검증 결과, 삶의 목 수 이 낮은 집

단, b = .054, t = 6.127, p < .001, 과 간 집

단, b = .033, t = 4.674, p < .001, 에서는 각

각 유의하 으나, 높은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012, t = 1.316, p = .234. 그 결

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이는 삶의 목

수 이 낮거나 간정도인 경우 스트 스 수

그림 3. 스트 스와 자살시도의 계에서 무망감의 완 매개 효과

1단계

종속변수: 자살시도

2단계

종속변수: 무망감

3단계

종속변수: 자살시도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스트 스
.01

(.002)
.19 3.53***

.05

(.01)
.36 7.23***

.004

(.003)
.09 1.64

무망감
.09

(.02)
.27 4.84***

***p < .001

표 3. 스트 스와 자살시도 계에 한 무망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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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t

삶의 목

-1SD .054 .009 6.121***

Mean .033 .007 4.674***

+1SD .0124 .009 1.316

***p < .001

표 5. 삶의 목 수 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그림 4. 스트 스와 삶의 목 의 상호작용 효과

단계

종속변수: 무망감

비표 화계수
β t ∆R² F

b se

1 스트 스 .051 .007 .364 7.226*** .132 52.211***

2
스트 스

삶의 목

.031

-.356

.006

.032

.224

-.497

4.970***

-11.006***
.227 121.142***

3

스트 스

삶의 목

상호작용

.033

-.364

-.004

.006

.032

.001

.237

-.509

-.155

5.323***

-11.446***

-3.621***

.024 13.114***

***p < .001

표 4. 스트 스와 무망감의 계에서 삶의 목 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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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질수록 무망감의 수 도 증가하나,

삶의 목 수 이 높은 경우에는 스트 스 수

이 높아지더라도 무망감의 수 에는 어떠한

유의한 향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조 된 매개효과 분석

스트 스, 무망감, 자살사고, 삶의 목 의

조 된 매개효과

매개모형과 조 모형이 결합된 조 된 매개

모형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

에 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조 변수의 값

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를 조건부 간

효과라 한다(Preacher 등, 2007). 분석 , 매개

된 모형에 포함되는 매개효과와 조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해야 하는데, 이는 앞서 확인

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reacher 등(2007)은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해 매개모형, 조 모형, 조 된 매개모형

을 순차 으로 분석하도록 제안하 다. 따라

매개변수모형(종속변수: 무망감)

비표 화계수
t

b se

Constant 17.250 3.346 5.156***

스트 스 .133 .029 4.630***

삶의 목 .083 .125 .660

상호작용(스트 스 x 삶의 목 ) -.004 .001 -3.621***

***p < .001

종속변수모형(종속변수: 자살사고)

비표 화계수
t

b se

Constant -21.443 3.727 -5.764***

무망감 1.629 .162 10.085***

스트 스 .124 .023 5.462***

***p < .001

무망감의 매개효과

간 효과

추정치
SE

95%CI

조 변인 수 BootLLCI BootULCI

삶의 목

L .088 .024 .048 .141

M .054 .014 .031 .084

H .020 .011 .001 .045

표 6. 스트 스, 무망감, 자살사고, 삶의 목 의 조 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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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차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 으며, Hayes(2013)가 고안한 PROCESS

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주요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 매개변수 모형을 살펴보면 스트 스와

삶의 목 상호작용항이 무망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 = -.004, p <

.001, 일차 으로 스트 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향을 삶의 목 이 조 하는 것을 확인하

다. 다음으로 종속변수 모형을 살펴보면 스트

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향이 유의한데, 이

때 자살사고에 미치는 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124, p < .001. 마지막으로 조

변인의 평균값을 기 으로 ±1표 편차 수

에 따라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확인하여 조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바와 같이, 조 된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삶의 목 의 모든 수 에서

95% 신뢰구간을 기 으로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모든 조 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 스가 무망감을 통해 자

살사고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삶의 목 의 수

이 증가함에 따라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가설 3-1).

스트 스, 무망감, 자살시도, 삶의 목 의

조 된 매개효과

분석방법은 자살사고와의 계와 동일하게

실시하 다. <표 7>에 주요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 매개변수 모형에서 스트 스와 삶

의 목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차 으로 스트 스가 무망감

에 한 향을 삶의 목 이 조 하는 것을

확인하 다, b = -.004, p < .001. 다음으로 종

속변수 모형에서 스트 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나, 자살사고와 달리 자살시도

와 스트 스의 직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매개효과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완

매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

된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자살사고와 마찬가지로, 삶의 목 의 모

든 수 에서 95% 신뢰구간을 기 으로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모든 조 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 스가 무

망감을 통해 자살시도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삶의 목 의 수 이 증가함에 따라 약화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가설 3-2).

논 의

본 연구는 삶의 목 이 스트 스를 경험한

학생들의 무망감을 약화시켜 결과 으로 자

살사고와 자살시도에 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 다. 연구결과, 스트

스와 삶의 목 이 상호작용하여 무망감에

향을 미쳤으며, 스트 스와 자살사고 자

살시도 간의 계에서 무망감의 매개효과

한 삶의 목 의 수 이 높아짐에 따라 약화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

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무망감은 스트 스와 자살사고 간

의 계를 부분매개하 고, 자살시도와의

계에서는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

으로 무망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

설 1과 일치하 다. 따라서 개인이 스트 스

사건을 경험했을 때 무망감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무망감은 자살사고 는 자살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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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망감이

스트 스와 자살의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Dixon, Rumford, Heppner & Lips, 1992; Yang &

Clum, 1996; 최애숙, 2004). 그러나 무망감의

매개역할이 스트 스와 자살사고 사이에서 부

분매개를 나타낸 반면, 스트 스와 자살시도

사이에서는 완 매개 효과를 나타냈다는 에

서 다소 차이가 있다. 먼 , 스트 스와 자살

사고 간의 계에서 무망감의 부분매개는 스

트 스와 자살사고 간의 계에 다른 매개변

인들이 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스

트 스와 자살시도 간의 계에서는 무망감이

완 매개하 는데, 이는 자살시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지 요인인 무망감이 스트 스

사건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욱 핵심 인 변인

임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스트 스 사건 경험

보다 무망감이 실제 자살시도를 더 잘 설명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무망

감이 자살 험에 한 핵심 인 변인임을

매개변수모형(종속변수: 무망감)

비표 화계수
t

b se

Constant 17.250 3.346 5.156***

스트 스 .133 .029 4.630***

삶의 목 .083 .125 .660

상호작용(스트 스 x 삶의 목 ) -.004 .001 -3.621***

***p < .001

종속변수모형(종속변수: 자살시도)

비표 화계수
t

b se

Constant -2.127 .419 -5.072***

무망감 .088 .018 4.836***

스트 스 .004 .003 1.635

***p < .001

무망감의 매개효과

간 효과

추정치
SE

95%CI

조 변인 수 BootLLCI BootULCI

삶의 목

L .005 .003 .001 .011

M .003 .002 .001 .007

H .001 .001 .000 .004

표 7. 스트 스, 무망감, 자살시도, 삶의 목 의 조 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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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했던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도 부합한다

(Klonsky, Kotov, Bakst, Rabinowitz & Bromet,

2012; Kuo, Gallo & Eaton, 2004).

둘째로, 무망감과 자살 간의 강력한 연 성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망감에 한 개

입 변인을 탐색하고자 스트 스와 무망감 간

의 계에서 삶의 목 의 조 효과를 확인하

다. 가설 2와 일치하게, 삶의 목 은 스트

스와 상호작용하여 무망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스트 스 사건

을 경험할수록 자신의 미래에 한 부정 신

념과 더불어 스트 스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무망감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가 삶의 목 의 수 에 따라 변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목 수 이 낮거나 간 정도인 개인들은 스

트 스 사건을 경험할수록 무망감이 더욱 증

가했던 반면, 삶의 목 수 이 높은 개인들

은 스트 스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무망감을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

스를 경험하는 학생들의 무망감이 상승하

지 않게 하는 보호요인으로서 삶의 목 을 검

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삶의 목 수 이

높은 개인들은 삶의 역경에 잘 처하고, 부

정 인 자극으로부터 보다 잘 회복할 수 있는

반면(Frankl, 1959; Schaefer et al., 2013), 삶의 목

수 이 낮은 개인들은 자신의 상황이나 능

력에 해 부정 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연

구 결과들을 고려하면(Damon, Menon & Bronk,

2003), 삶의 목 수 이 낮은 학생들은 스

트 스 사건을 경험할 때 자신의 미래에 해

비 인 태도를 가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벗

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편향되어 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삶

의 방향성을 갖고 지속 으로 자기실 을

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들은 스

트 스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무망감이 증가하

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로, 앞서 살펴본 매개효과와 조 효과

를 통합 으로 살펴보는 조 된 매개모형을

검증하 다. 매개효과와 조 효과를 각각 검

증하는 것에서 나아가 조 된 매개효과를 검

증함으로써 각 변인들 간의 계를 통합 으

로 확인하 다. 가설 3과 일치하게, 스트 스

와 자살 간의 계에서 삶의 목 은 무망감의

매개역할에 향을 미쳤으며, 이는 자살사고

와 자살시도 각각에 해 모두 검증되었다.

이는 스트 스를 경험했을 때 무망감을 느끼

게 되어 자살사고 는 자살시도의 험이 증

가할 수 있는데, 삶의 목 수 이 높아지면

스트 스와 자살사고 는 자살시도 간의

계에서 무망감의 매개효과가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삶의 목 은 스트 스 상황

에서 무망감을 보다 게 느끼도록 할 뿐 아

니라, 더 나아가 이러한 무망감으로 인해 나

타날 수 있는 자살사고 자살시도의 험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학생의 자살과 련하여

몇 가지 임상 의의가 있다. 먼 , 스트 스

와 자살 간의 계에서 자살사고 뿐 아니라

자살시도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살

행동에 한 이해를 확장하 다는 에서 의

의가 있다. 학생을 상으로 한 기존의 국

내 자살 련 연구에서는 주로 스트 스와 자

살사고 간의 계에만 을 두었다. 자살사

고와 자살시도는 자살행동의 연속선상에 있다

고 볼 수 있으나(최우경, 2013), 이들이 나타나

는 기제는 분명 차이가 있다(Linehan, Chiles,

Egan, Devine & Laffaw, 1986). 한 자살시도가

자살 험에 한 핵심 인 측 변인임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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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봤을 때(Brown, Beck, Steer & Grisham,

2000; Lewinsohn, Rohde & Seeley, 1994), 자살행

동의 기제를 이해하기 해서는 자살사고 연

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살시도에 한

연구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와 자살

간의 계에서 무망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

여 보호요인을 검증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

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스트 스와 자

살 간의 계에 한 보호요인을 검증해왔는

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설정하지 않은 다른

변인이 이들 계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했을 수 있다. 따라서 보호요인의 효과가

구체 으로 어떤 기제를 통해 스트 스와 자

살의 계를 약화시켰는지가 다소 불분명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무망감과 자살의

한 연 성을 토 로(Goldney, 1981; Beck, Steer,

Kovacs & Garrison, 1985; Haney et al., 2012), 무

망감에 한 개입이 결과 으로 자살 험에

한 방책이 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제

언에 따라(Bonner & Rich, 1990, 1991), 스트

스와 자살 간의 계에서 무망감을 매개변인

으로 설정하여 자살의 보호요인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보다 구체 인 기제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삶의 목 이 학생의 자살

방을 한 보호요인으로서 검증되었다는 에

서 의의가 있다. 이는 추후 학생들의 자살

방 개입에 삶의 목 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학생의

자살에 한 보호요인으로서 사회 지지(김신

연, 채규만, 2013), 자살하지 않는 이유(이지 ,

2012), 감사(주 , 이서정, 명호, 2012) 등을

검증했으나, 연구자가 알기로 지 까지 삶의

목 을 학생 자살에 한 보호요인으로 검

증한 국내 연구는 없었다. 삶의 목 에 한

개입은 재 인생의 환기에 있는 학생들

이 자신의 삶에 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트

스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삶의 목 을 지닌다

면 스트 스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에

한 부정 인 기 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결과

으로 자살사고나 자살시도에 이르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 이 있다. 첫째로, 본 연구는 경

기도 소재의 학생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표본의 제한은 연구결과를 모든 학

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의 학생을

상으로 본 연구결과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

다. 둘째로, 본 연구는 횡단설계로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각 변인들 간의 인과 계를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

구에서는 종단설계를 통해 본 연구결과의 기

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본 연구에

서는 학생의 스트 스 수 을 측정하기

해 개정 학생용 생활 스트 스 척도(김교

헌, 겸구, 이 석, 2000)를 이지 (2007)이 수

정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 고, 총 에

따라 학생의 스트 스 수 을 측정하 다.

그러나 참가자들의 스트 스 역을 구분하여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해 구체 으로 학생들

의 어떠한 스트 스 역이 종속변수들에

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밝 내지 못한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된 한계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 사건의 경험빈도에 따라서 스트 스 수

을 측정하 는데, 객 인 스트 스 사건을

경험했는지 여부에서 나아가, 경험한 사건에

해 얼마나 이를 스트 스로 지각하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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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요할 수 있다(이지 , 2012).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개인의 스트 스 사건에 한

요도 는 지각된 스트 스 수 등 다양한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검증해본다면, 보다 구

체 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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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tress and Hopelessness on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urpose in Life

Eun-kyung Bae Min-kyu Lee

Ajou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hopelessness played a mediating rol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and suicidality(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 and purpose in life moderated the

effect of life stress on hopelessness. In addition,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ity was examined. A total of 344 university students completed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on stress, suicidal ideation, suicide attempt, hopelessness, and purpose in life. The results

indicated that hopelessnes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ity, and purpose in lif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hopelessness. As a result,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urpose in life on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hopelessness, and suicidality was foun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urpose in life may function as a protective factor concerning university students ’ suicidality.

Keywords : Stress, Suicidal Ideation, Suicide Attempt, Hopelessness, Purpose in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