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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

- 도박 빚 압박감의 매개효과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

권 영 실 김 현 정 김 소 라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도박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히고자 도박심각도,

도박 빚에 대한 압박감, 가족의 정서적 지지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 도박 경험이 있

는 도박중독 치유 및 상담 센터 내방자와 도박 시설 이용자 17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첫째, 도박자의 도박행동이 심각할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도박 빚으로 인한 압박감이 그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박심각도가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직접 경로와 도박심각도가 도박 빚 압박감을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간접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가족의 정서적 지지

는 도박심각도와 상호작용하여 자살생각을 완충하는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도박자의 자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증진하는 전략과 도박심각도

및 도박 빚에 대한 압박감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자살생각, 도박심각도, 도박 빚에 대한 압박감, 가족의 정서적 지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el:

02-820-5125, E-mail : hyunmh@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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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하는 자해행위’로 자살을 정의하고 있다. 2002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8위였던 자살은 2012년 4위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인구 10만명

당)은 28.1명으로 OECD 평균 12.5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통계청, 2013).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자살률은 자살을 단순한 개인 문제

로 다루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임을 인

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

이 있음을 시사한다.

도박집단의 자살 위험성은 특히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도박중독과 그로 인한 이차적 문제

로 심적 고통을 겪는 도박중독군은 자살 위험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2012). 도박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과도한 도박은 빚

을 증가시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가족과 친구와의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킨

다. 또한, 도박은 법적인 문제와 실업의 위험에 노

출될 가능성을 높인다(이경희, 도승이, 김종남, 이

순묵, 2011). 또한 이들은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attersby, Tolchard,

Scurrah, & Thomas, 2006; Maccallum &

Blaszczynski, 2003; Petry & Kiluk, 2002). 따라서

도박과 관련한 자살을 예방하는 데 있어 도박행

동과 관련하여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고 그 과정을 이해하는 구체화된 작업이 요

구된다.

도박의 심각성을 연속선상으로 분류하는 관점

에 따르면 사교오락적 도박, 문제성 도박 그리고

병적 도박으로 구분된다. 사교오락적 도박은 재미

나 사교의 목적으로 도박행동을 하며 도박에 사

용하는 시간과 금액의 조절이 가능하고 일상생활

과 역할기능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서 더 나아가 도박에 사용하는 시간과 금액이 증

가하고, 도박행동 및 결과를 숨기며, 개인의 통제

력 일부를 상실하여 일상생활과 역할기능에 피해

가 초래될 정도로 도박에 몰입된 상태를 문제성

도박으로, 도박행동으로 인해서 일상생활과 역할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거나 통제력 상실이 심

화된 상태를 병적 도박이라고 한다(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2011).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체계(DSM-5, 2013)에 따르면 도박장애를 물질 관

련 및 중독 장애에 포함시키고, 흥분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액수의 돈을 도박에 사용하며 부정적 결

과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단을 실패하고 도박에 집

착하며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중

요한 영역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9가지 기준 중 4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병적 도박 상태인 도박 장

애로 진단한다.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은 6.1%로 영국 2.5%,

프랑스 1.3%, 호주의 유병률 2.4%에 비해 2-3배

높은 편이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3). 우리

나라 도박이용자 중 중위험군 이상에 해당되는

자는 220만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우울 및 불안

등 공존 유병률이 높고 특히 자살의 위험성도 높

다. 또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76조 2천억으

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 2012). 대검찰청 범죄분

석(2010)에 따르면, 도박중독과 관련하여 사기, 자

금횡령, 부도수표 발행, 세금포탈, 절도, 재물 범죄

등이 급증했다고 한다.

많은 연구자는 도박중독이 심각해짐에 따라 자

살을 고려하고 시도하는 등 자살의 위험은 증가

한다고 주장한다. Phillips, Welty와 Smith(1997)는

1969부터 1991년까지 미국의 주요 도박 도시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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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베가스, 리노, 아틀랜틱 시티의 자살률을 다른

대도시와 비교했다. 그 결과 이 지역 거주민과 도

박을 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의 자살률은 매우 높

았다. 라스베가스는 거주민과 방문객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고, 아틀랜틱 시티에서는 도박장이 개장

을 한 이후에 거주민과 방문한 사람의 자살률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 자살이 사망 원인인 비

율은 전국 평균 0.97%인 반면에 라스베가스는

4.28% 리노는 2.31%, 아틀랜틱 시티는 1.87%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카지노가 위치

한 강원도는 전국에서 평균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카지노 시설인 하이원

이 개장한 2006년 강원도의 자살률은 인구 십만

명 당 31.6명이었으나, 2011년은 45.2명으로 급격

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통계청, 2012).

많은 병적 도박자가 자살을 도박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생각한다(Sullivan, 1994). Moran(1969)

은 영국의 익명의 도박중독자(GA: Gamblers

Anonymous) 162명을 조사한 결과 도박자의 77%

는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었고, 이들 중 20%는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퀘백

주에서는 1,47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박과 자

살에 관해 조사했는데, 도박 문제가 없는 대학생

은 7.25%가 자살 시도를 한 반면에 과도한 도박

문제를 가지고 있던 대학생은 26.8%가 자살을 시

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도박 중독자의 자

살 행동은 도박 수준이 심각도와 관련되고

(Newman & Thompson, 2003), DSM-Ⅳ의 도박

중독 진단 기준에 더 많이 해당될수록 자살생각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Hodgin, Mansley, &

Thygesen, 2006).

우리나라에서도 과도한 도박자 496명을 대상으

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측정한 결과 자주 자

살을 생각한 사람은 50명(10%), 실제 자살을 시도

한 사람은 11명(2.2%)이었다(이태원, 2009). 또한,

국내 도박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문제성

및 병적 도박그룹에서 자살성이 높게 보고되었다

(Park et al., 201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살

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에서 가장 선행하는 도박

이용자의 자살생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Brown

& Vinokur, 2003; De Leo, Buono, & Dwyer,

2002; Scocco & De Leo, 2002), 도박행동의 심각

도와 자살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도

박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

호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도박의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도박에 사용하는

지출액도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의 수

준별 월 평균 지출액을 비교한 결과, 도박 중독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사업장 이용객 중, 비문제성 이용자는 평균

지출액이 175만원인 반면에 중위험·문제성 이용자

의 평균 지출액은 1,731만원이었다(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2012a). 따라서, 도박으로 인한 지출

이 증가할수록 도박자가 빚 문제를 가지게 될 가

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도박중독이 심각해짐에 따

라 개인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거

나 경제적인 파산, 신용 상실 등으로 심각한 경제

적 위협에 노출된다(이흥표, 2002).

한편, 이렇게 증가된 빚은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자살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 통계청(2012) 사회

조사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를 경제적 어려움(39.5%), 가정불화

(13.6%), 외로움 및 고독(13.0%),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장애(12.1%) 순으로 보고하였다.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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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980년대 농업경제가 악화되었을 때, 경제적

인 스트레스로 인해 농부의 자살이 증가하였다

(Dyer, 1997). 홍콩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수많은 회사가 파산하였

는데 그 당시 인구 십만명 당 12.1명이던 홍콩의

자살률이 2003년에는 18.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년층의 자살률이 가장 극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자살한 중년층의 빚의 비율은 15%

에서 거의 50%로 증가하였다(Yip, Yang, Ip,

Law, & Watson, 2007). 또한 빚 문제는 범죄, 이

혼, 가정폭력과 같은 이차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Blaszczynski & Farrell, 1998; Chuanc & Huang,

1997).

Frank, Lester와 Wexler(1991)는 164명의 GA

회원 중 자살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48%였

고, 추가적으로 자살시도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13%였다고 밝혔다. 자살생각이 없는 도박

자와 비교해 봤을 때 자살생각이 있는 도박자는

더욱 심각한 도박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은 법적인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

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도박행

동의 심각성으로 파생된 도박 빚에 대한 압박감

및 스트레스는 도박심각도와 자살의 관계를 매개

하는 핵심인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친구, 동료, 가족

등의 대인관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인 도움을 의미하며 지지 내용의 기능적인 분류

에 따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나뉜다(박지원, 1985). 본 연구에서

는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지지의 효

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족의 정서적 지지는

유익한 정보나 조언을 주는 정보적 지지, 재원이

나 시간, 도구를 제공하는 물질적 지지와 같이 실

제적으로 가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 개인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공감하며 격

려의 말을 건네는 등 사랑과 편안함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원정숙, 조희, 1999).

사회적 지지 이론에 따르면, 지지가 스트레스나

병리 정도에 관계없이 개인의 건강과 안녕을 증

진시킨다고 하는 직접효과 모델과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병리적인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정적

영향을 중재한다고 하는 완충효과 모델이 있다(정

순임, 이은남, 송영선, 2006). 본 연구에서는 가족

의 지지를 비롯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사건

과 스트레스 경험 사이를 중재하여 상황으로 인

해 초래된 잠재적 위험을 재정의하고 감소시키며

대처 능력을 지지하여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게 한다는 완충효과를 가정하였다. 즉, 지지가

높은 조건보다 지지가 낮은 조건에서 병리적 요

인 또는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충격이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경험과 병리적 변화사이

를 중재하여 스트레스 경험을 완화시키거나 예방

하고, 원인이 되는 질병행위나 생리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신경・내분기계를 안정시키는 기제로 작

용한다는 것이다(Cohen & Mckay, 1984; Gore,

1981; House, 1981). 또한, 가족 지지나 사회적 지

지는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개인대처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Eckenrode, 1983). 지각된

지지의 유용성과 생활사건 지표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도 완충효과가 유의하였으며

특히, 지각된 지지 중 정서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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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였다(Broadhead et al., 1983; Gottleib,

1981; Greenblatt, Becerra, & Serafetinides, 1982;

Leavy, 1983).

가족의 지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

족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은 자살생각 및 우울

증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박미진, 2009; Harris

& Molock, 2000). 노인에게 가족 지지는 우울과

자살생각에서 중재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인정, 2011) 가족원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정

서적 유대감인 가족 응집력은 노인의 자살충동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최인, 김영숙, 서경현, 2009).

청소년의 경우에도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청소년은 불안이나 우울, 적대감을 더

높게 보고했으며 학교에서의 문제, 대인 갈등, 비

행행동, 자살행동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고경

애, 정민정, 2007; Barber & Erickson, 2001). 이처

럼 가족의 지지는 대처하기 쉽지 않은 스트레스

사건을 직면했을 때 자살충동에 이르지 않고 이

를 극복하게 하는 보호요인이며(이윤주, 2008) 자

살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임

수영, 1996). 가족 변인 중에서도 정서적 유대 및

결속을 의미하는 가족 응집력이 가족적응력보다

자살생각과의 부적 상관이 더욱 높았음을 확인하

였는데(김효정, 정미애, 2010), 이는 가족 관계와

같은 정서적인 요인이 자살생각에 탁월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신민섭, 박광배, 오경

자, 김중술, 1990).

따라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는 개인의 도박에

대한 심각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반되는 경제적,

직업적, 가정적, 법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

해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증진시키

는 중요한 개인의 자원으로 기능할 것이다. 특히,

높은 수준의 도박 심각성으로 인해 여러 삶의 주

요한 기능을 상실하고 불안, 우울, 죄책감 등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심적 고통을 경험하는 개인

이 극단적인 자살이라고 하는 심적 결론에 이르

지 않게 하고 삶을 지탱하게 하는 중요한 지지자

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방 법

참여자

서울, 경인, 강원, 부산 지역의 도박중독 치유

및 상담 센터 내방자와 도박 시설 이용자를 대상

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단, 지능지수가 평균수

준 미만이거나 대뇌의 기질적 손상이 있는 경우,

정신 장애 또는 성격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

구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총 186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을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다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7

명의 자료를 제외한 179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중 현재까지 자살시도를 한 번 이

상 했던 참가자는 5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0.3%

에 달했으며, 그 중 도박과 관련하여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었던 응답자는 40명으로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의 75%에 해당하였다. 최근 일

년 간 자살시도의 경험이 있는 경우도 2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1.7%에 해당했다.

참여자의 성은 남자가 140명(78.2%), 여자가 34

명(19%), 무응답 5명(2.8%)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

49.54세(±11.54)였다. 참여자의 학력은 중졸 이하

가 18명(10.4%), 고졸은 84명(48.6%), 대졸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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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명(41.0%)이었다. 또한 현재 결혼 상태는 기혼

및 동거가 90명(51.7%)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 별

거, 사별이 50명(28.7%), 미혼이 33명(19.0%) 순으

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현재 직업은 무직과 휴직

상태가 64명(36.6%)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37명

(21.1%), 불규칙한 시간제 27명(15.4%), 정규직이

라고 보고한 사람은 37명(21.1%)에 불과했다. 참

여자가 지각한 자신의 경제적 상태는 90명(52.3%)

이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보통 79명(45.9%), 부유

하다고 지각한 응답자는 3명(1.7%)에 불과했다.

연구 절차

참여자에게 도박심각도, 도박으로 인한 빚에 대

한 압박감, 자살생각, 가족의 정서적 지지, 인구통

계학적 질문의 순으로 이루어진 총 49문항의 설

문지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

분 정도였다.

측정 도구

도박심각도(The Severity of Gambling

Behavior). 도박심각도 수준은 이순묵 등(2011)이

개발한 한국형 도박행동 변별척도(Korean

Gambling Behavior Scale)를 사용하여 평가하였

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으로 국민일반 집단용

KGBS-L과 도박 현장 참여자용 KGBS-H 통합본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박현장 참

여자의 도박심각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수

준용 KGBS-H를 사용하였다. KGBS-H는 공중보

건적 관점에서 제작된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되 한국적

문화에 기초하여 도박 현장 참여자용 도박중독수

준을 변별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다. 기존의

K-NODS(K-NORC DSM-Ⅳ Screen for

Gambling Problems)와 KCPGI(Korean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와 연계하여 기준점수를

설정하여 임상적으로 타당화시켰다(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2011). KGBS-H는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게 되어 있

다. KGBS-H척도는 도박심각도에 따라 3수준으로

구분되며 1수준(0-9점)은 사교오락 도박, 2수준

(10-15점)은 문제성 도박, 3수준(16점 이상)은 병

적 도박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1수준은

37명(20.7%), 2수준 36명(20.1%), 3수준 106명

(59.2%)에 해당하며 척도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도박 빚에 대한 압박감(Psychological

Pressure in Debt related to Gambling). 도박

으로 인한 빚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측정하기

위해 ‘도박과 관련한 경제적인 빚으로 인한 심적

압박감을 어느 정도로 느끼고 계십니까?’라고 질

문하고 0점(전혀 없다), 5점(보통이다), 10점(정말

심하게 느낀다)의 예시를 주고 0점에서 10점 사이

의 점수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가 도박 빚에 대해 느끼는 심적 압박감의

평균은 평균 5.36, 표준편차 3.58이었다.

가족의 정서적 지지(Family’s Emotional

Support). 지각된 가족의 정서적 지지는 가족지

지척도(family suppor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원

정숙과 조회(1999)가 수정, 보완한 것으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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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가족의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

지의 4가지 하위영역 중 정서적 지지 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

게 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93이었다.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자살사고를 측정

하기 위해 Reynolds(1987)의 Suicidal Ideation

Questionaire(SIQ)를 신민섭(1992)이 번안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

다(5)’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자료는 SPSS for Window 20.0으로 분석하였

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Chronbach's α)를

산출하고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변인

간 상관을 실시하였다. 셋째, 종속변인에 대한 독

립변인의 영향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도

박 심각도에 따른 자살생각에서 도박으로 인한

빚에 대한 압박감의 매개효과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중다회귀분석에서 독립변

인 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나는 다중공선성을 방

지하기 위해 변인을 센터링(centering)하고 회귀분

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박 심각성과 가족

의 정서적 지지를 상위 하위 각각 30%으로 나누

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의 단순 상관관계

를 살펴봄으로써 자살생각과 관련된 도박심각도,

도박 빚에 대한 압박감,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전

반적 관계 양상을 살펴보았다. 표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은 r = .58,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도

박심각도가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도박 심각도와 빚에 대한 압

박감 간의 상관, r =.52, 과 빚에 대한 압박감과

자살생각 간의 상관, r = .45, 은 p < .01 수준에

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자살생각은 r = -.43,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지각된 가족의 정서적

지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은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도박 빚에

대한 압박감의 매개효과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빚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4단계 매개 검

증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도박심각도가 빚에 대한 압박

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β = .52,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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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평균 표준편차

1. 도박심각도 - 26.36 8.11

2. 도박 빚에 대한 압박감 .52** - 5.36 3.59

3. 자살생각 .58** .45** - 43.15 19.78

4. 가족의 정서적 지지 -.28** -.37** -.43** - 23.22 7.27

**p < .01.

표 1.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F  β

1단계 빚에 대한 압박감 도박심각도 65.78 .27 .52
***

2단계 자살생각 도박심각도 89.94 .33 .58***

3단계 자살생각
도박심각도

50.98 .36
.47***

빚에 대한 압박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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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자살생각 관련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001. 둘째, 도박심각도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도

유의하였다, β = .58, p < .001. 셋째, 매개 변인인

도박 빚에 대한 압박감을 포함시켰을 때 자살생

각에 대한 도박심각도, β = .47, p < .001, 와 도

박 빚에 대한 압박감, β = .20, p < .01, 의 영향

력이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의 단계에서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자

살생각에 대한 도박심각도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β = .58 → β = .47, Sobel’s Z = 5.19,

p < .001,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빚

에 대한 압박감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었다.

도박심각도에 따른 자살생각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중재효과

도박심각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

족의 정서적 지지는 자살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가에 대해 확인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첫째, 모델 1에서는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도박심각도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델 1의 자살생각

에 대한 도박심각도의 설명력은 33.7%로 유의하

였다. 둘째, 모델 2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추

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모델의 설명력이 41.9%로

모델 1에 비하여 8.2% 증가하여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델 3에서는 종속변인인

자살생각에 대한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중재효과

를 알아보고자, 도박심각도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

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델 3의 설명력은

43.9%로 모델 2에 비하여 2.0%증가하였고 도박심

각도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 항도 유

의하였다. 따라서, 도박심각도가 높아질수록 자살

생각이 증가하지만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도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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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생각

모델1 모델2 모델3

β t β t β t

도박심각도 .58 9.48*** .49 8.30*** .52 8.75***

가족의 정서적 지지 -.29 -4.97*** -.28 .85***

도박심각도 * 가족의

정서적 지지
-.14 -2.53*

 .337 .419 .439

변화량 .337 .082 .020

F 89.94*** 63.34*** 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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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중재효과

그림 1. 도박심각도와 가족의 정서적지지 수준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

각도에 따른 자살생각의 영향을 중재하고 있다.

자살생각에 대한 도박심각도와 가족 정서적 지

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

여 독립변인인 도박심각도와 중재변인인 가족 정

서적 지지의 점수대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단

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박심각도는 1수

준(사교오락 도박)과 3수준(병적 도박)으로 나누고

가족의 정서적 지지는 평균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

로 나누어 각각 점수대가 높은 집단을 고집단, 점

수대가 낮은 집단을 저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은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가족 정서

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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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낮은 경우,

F(1,90)=42.75, β= .57, p < .001, 와 높은 경우,

F(1,87)=23.81, β= .46, p < .001, 에서 도박심각도

에 따른 자살생각의 영향이 모두 유의하였다. 그

러나 β값으로 인한 설명력의 차이로 보아 가족

정서적 지지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의 도박

심각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도박심각도와 자살생

각의 관계에서 가족 정서적 지지의 효과는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 유의하나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낮은 경우보다 높은 수준일 때 도박심각

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국내 도박시장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한해 불법도박 전체 규모는 75

조로 추정되며 이는 2008년 53조원에 비해 1.4배

증가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b). 또한,

국내 사행산업장 전체 이용객의 연 평균 지출액

도 2008년 1억 1천만원에서 2011년 4억 3천만원으

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사

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a).

이렇듯, 도박중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개인

과 가족은 고스란히 떠안게 되며, 본 연구에서 도

박시설이용자의 약 23%가 도박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보고한 것과 같이 일부는 자살이라

는 방편으로 삶을 마감하기도 한다. Shneidman

(1987)은 ‘가장 전형적인 자살의 모습은 자기 목을

찌르면서 동시에 도와줄 것을 절규하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 행위는 모두 진실된 것이다. 그런 짓

을 안 해도 된다면 기꺼이 그 짓을 하지 않을 것

이다’라고 자살의 양면적인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살자가 갖는 자살 의도의 양가성을

고려해 볼 때, 도박심각성이 높은 개인이 자살로

써 전달하고자 하는 심층적 고통과 호소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자살위험에 대한

개입을 계획하고 궁극적으로 자살을 예방함에 있

어 가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박의 심각성에 따라 자살생각

이 증가하는 과정과 자살생각을 중재하는 보호요

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박 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도박 빚에 대한 매개효과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이에 전국의 도박 경험이 있는 도박 중독

치유센터 내방자와 도박 시설 이용자 179명을 대

상으로 변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박 심각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박의 심각

도와 자살의 위험성이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

를 지지하였다(Hodgins, Mansley, & Thygesen,

2006; Newman & Thompson, 2003). 개인이 도박

에 빠져들면서 나타나는 중독의 진행정도와 다양

한 삶의 파괴적 결과는 자살에 대한 욕구를 직접

증가시켜 자살사고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도박 심각도가 높은 도박 중독자를 대상으

로 한 자살예방과 자살위험의 평가 및 개입이 필

요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둘째, 도박으로 인한 빚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이 도박 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부분매개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도박심각도가 자살생각

으로 가는 직접 경로 뿐 아니라 도박심각도가 도

박 빚을 통해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간접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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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박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나타나

는 도박 빚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커지면서 그

에 대한 대안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박 중독과정에 이르면서

나타나는 도박으로 인한 부채, 신용불량, 경제적

파탄의 과정을 확인한 선행 연구 및 도박으로 인

한 빚과 자살 욕구에 대한 선행 연구와 높은 관련

성을 갖는다(이경희 등, 2011; Blaszczynski &

Farrell, 1998; Wong, Chan, Conwell, Conner, &

Yip, 2010). 즉, 도박중독이 심각해짐에 따라 도박

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지면서 빚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심리적 압박감을 가중시켜 자살에 대한

생각을 높인다는 것이다.

셋째,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가족

의 정서적 지지의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도박의 심각성이 높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가족의

높은 정서적 지지는 자살생각을 완충해주는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가

족은 개인에게 정서적 지지감을 제공해주는 핵심

적 역할을 담당하는 1차적 관계망으로서 작용한

다(Hovey & King, 1996). 공감이나 염려나 관심

을 전달하는 정서적 지지는 극한 스트레스와 절

망에 처한 개인에게 안도감과 희망을 전달해 스

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대처를 긍정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게 한다(Harris & Molock, 2000).

따라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활용하고 증진하는

개입은 도박심각도가 높은 개인의 자살위험성을

줄이고 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도박심각도가 높아

짐에 따라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경로와 도박심

각도에 따른 도박 빚에 대한 심적 압박감을 통해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간접 경로 모두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

계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중재효과가 확인되

었다. 따라서, 도박 이용자의 자살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하여 도박 치료 및 도박 이용 현장에서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도박심각도와 도박심각도에

따른 도박 빚으로 인한 압박감을 주의 깊게 평가

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도박의 심각성으로 인해 자살 위험성이 높은 개인

에게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고 활용하는 접

근은 자살위험의 가장 선행요인인 자살생각을 낮

추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박 빚에 대한 압박감 측정의

신뢰도 문제이다. 도박 빚에 대한 주관적인 압박

감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가 없어서 단일 문

항으로 이를 측정하였다. 도박행동에 있어서 경제

적 손실과 부채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에 대한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

도구의 개발과 추후연구에서 타당한 측정과 활용

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도박과 자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실제

자살을 추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자살생각

(Suicide Ideation)을 기초로 변인 간의 관계를 정

립하였다. Kessler, Berglund, Borge, Nock와

Wang(2005)이 주장한 자살에 대한 스펙트럼

(Spectrum of Suicidality) 이론에 따르면, 자살생

각은 자살행동과 시도에 선행하는 요인으로 간주

하고 있으나 자살생각에 대해서만 살펴본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도박심각도에 따른 자살 시도 및 도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완결된 자살자에 대한 변인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614 -

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장 이용 도박자와 장외발매소 이용자에

따라 도박심각도 및 1인당 도박지출액의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a;

국회예산정책처, 2013).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본장 이용객과 장애발매소 이용객으로 나누어 도

박심각도, 도박 빚에 대한 압박감, 자살관련 행동

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한 횡단연구로써 자기

보고에 따른 주관적 편향이 통제되지 못했으며

인과론적인 설명을 할 때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

된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도박이용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관계를 확인하고 자살 예방 개입의 초

석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도박이용자

가 도박심각성이 높아지면서 자살위험이 증가하

게 되고 이를 도박 빚에 대한 심적 압박감이 매

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박이용자의 완결

된 자살에 가장 선행하는 자살생각에 대한 보호

요인인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도박 심각도가

높은 도박자과 도박행동으로 인해 파생된 빚에

대한 주관적인 압박감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자살 위험 평가 및 개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자살생각이 높은 도박자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활용·강화하는 전

략은 도박자의 자살위험을 줄이는데 있어 전망

있는 대안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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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the Severity of Gambling

Behavior and Suicidal Ideation in Gamblers

: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Pressure

in Debt related to Gambling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s Emotional Support

Young-Sil Kwon Hyun-Jung Kim So-Ra Kim Myoung-Ho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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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severity of gambling behavior, psychological

pressure of debt related to gambling, and the family’s emotional support on suicidal ideation in

gambl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in gamblers. Data was gathered and analyzed from 179 gamblers who had visited

legal gambling facilities, and counseling centers for gambling addicts. First, the results show that

the severity of gambling behavior is a risk factor for suicidal ideation in gamblers. Second,

psychological pressure of debt related to gambling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verity

of gambling behavior, and suicide ideation in gamblers. We found a direct path of gambling

severity to suicidal ideation, and an indirect path from gambling severity, through pressure of debt

related gambling, to suicidal ideation. Third, moderating effect of family emotional support was

fou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verity of gambling behavior and suicide ideation in

gamblers. Finally,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suicidal ideation, severity of gambling behavior, psychological pressure in debt

related to gambling, family emotion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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