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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와해 

및 친구지지 간의 관계 분석

정 영 주    정 영 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우울과 인지  와해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분석을 통해 자살생각과 련된 두 변

인의 상  향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 경로에서 친구지지가 인지  와해나 자살생각에 향을 주

는 재역할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자살을 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 친구지지의 가능성을 살펴보

았다. 울산과 부산의 고등학교 2학년 329명을 상으로 우울, 인지  와해, 친구지지,  자살생각을 측정

하여, 우울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의 경로분석을 하 다. 분석 결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직 으로 

향을 주는 경로도 유의하 고, 우울이 인지  와해를 통해 간 으로 향을 주는 경로도 유의하 다. 

우울은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인지  와해는 자살생각에 향을 주는 매개변

인으로 확인되었다. 친구지지의 재역할을 살펴본 결과, 우울이 높은 집단에서는 친구지지 정도에 따라 

인지  와해가 달라졌으나, 우울이 낮은 집단에서는 친구지지에 따라 인지  와해의 차이가 없었다. 친구

지지는 인지  와해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

구지지의 하  기능에서는 친 함은 우울과, 도움은 인지  와해와, 그리고 신뢰는 자살생각과 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청소년자살, 자살생각, 우울, 인지  와해, 친구 지지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의 비

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자살자수는 10,932명으로, 10년 에 비해 3

배 가까이 증가하 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자살이 청소년의 사망원인 2

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03). 

자살자가 연구 상이 될 수 없고, 자살 시

도 후 응 실에 실려 온 환자를 연구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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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기에는 윤리 , 실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임수 , 1996), 자살 발생 직후 

즉각 인 치료  개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자

살에 한 직 인 연구실행의 한계로 인해 

자살에 한 연구는 주로 자살 방에 목 을 

두고, 자살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아울

러 자살을 방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데 심을 두게 된

다(Porkny, 1983). 

자살충동 는 자살생각은 ‘자살을 행하는 

것에 한 생각이나 사고’(White, 1989)로, 여

러 학자들에 의해 자살을 측할 수 있는 주

요 지표로 지 되고 있다. Dubow, Blum, 

Reed  Bush(1989)는 자살생각이 자살시도, 

자살로 이어지는 자살행 의 연속  과정의 

출발 으로 보았고, Kumar와 Steer(1995) 역

시 자살하기 한 바램, 상상 는 계획은 실

제 자살시도에 앞서는 과정으로, 자살충동이 

자살시도의 요한 언 지표가 될 수 있음

을 지 하고 있다. 특히 Simons와 

Murphy(1985)는 아주 경미한 수 의 자살에 

한 생각이라도 후에  더 심각한 수

으로 발 될 수 있음을 제안하면서, 자살 측

의 요한 지표는 자살에 해 얼마나 심각

하게 생각하느냐 보다 ‘자살에 한 생각’ 그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임을 지 하 다. 

자살충동이나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 시

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의 자살시

도에 한 주요한 언지표가 될 수 있다는 

에서 무엇이 자살에 한 생각(suicidal 

ideation)을 일으키는지 그 유발요인과 과정

을 탐색하는 것은 자살을 이해하고 방하는

데 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Beck, Kovacs, 

& Weissman, 1979; Simons & Murphy, 

1985). 이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살 생각

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자료들이 제

시되고 있다.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

생 899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84.6%가 자살에 한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

고,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죽고 싶다는 생각

을 하는 청소년도 19.2%임을 보고하고 있다.

(박경애, 구본용, 김원 , 송종용, 1993). 윤성

림(1990)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 634명  

354명(55.8%)이 자살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이해하기 해서는 

통 으로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었

던 우울 정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자살생각

에 이르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자살생각과 련된 우울과 인지  와해

를 살핀 후에, 청소년기의 사회  자원으로서 

친구의 지지가 갖는 의미를 살펴 으로써, 친

구의 지지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탐색해 보

고자 한다.  

청소년 자살유발 요인으로서 우울 정서  

우울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측하는 가

장 강력한 변인 의 하나로(Kandel, Ravis, 

& Davies, 1991; Peter, Paul, & John, 1994), 

그 강도(intensity)와 심도(severity)가 지나칠 

때 청소년의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향을 

 수 있다(Calhoun, 1972; Freidman, 1984). 

자살을 시도했거나 지속 인 자살생각을 경

험하는 청소년의 40%가 우울증의 주요 증상

을 보이는 것이나(Greuling & DeBlassie, 

1980), 청소년 자살시도자의 임상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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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환자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는 결과(송동호, 이홍식, 여숙, 정유숙, 

1996)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자살이 우울과 

깊은 련이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서 우울은 직

으로 자살생각을 이르게 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신민섭, 박 배, 오경자, 김 술, 

1990; Asarnow, Carson, & Guthrie, 1987; 

Cole, 1989). 우울이 자살과 련된 주요 변인

이긴 하지만, 우울정서가 다른 부정  인지

를 유도하여 그 인지로 인해 자살충동이 발

생하느냐에 해서도 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살을 시도하는 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한 시간을 거치면서 진 으로 자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Baumeister, 

1990). 자살충동을 매개하는 인지  과정이 

확인된다면 자살 방을 한 개입이 이 단계

에서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상

으로 우울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여러 경로

를 경험 으로 확인하는 작업들은 계속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살유발 요인으로서 인지적 와해   

자살시도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

지만, 많은 경우 자살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

서 진 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의사결정 

과정이라 할 수 있다(Baumeister, 1990). 이 

과정에서는 우울한 정서가 오래 지속되면서 

부정  인지 과정에 향을  수 있다. 우울

한 감정이 부 응 인 인지를 부추겨 자살생

각으로 이끈다는 표 인 인지 매개 이론으

로 Beck(1967)의 무망감 이론과 

Baumeister(1990)의 인지  와해(cognitive 

deconstruction)* 이론을 들 수 있다.  

무망감(hopelessness)은 자신에게 벌어진 

실패감, 의기소침, 죄책감, 비참함, 불행 등을 

바꿀 수 없다는 부정 인 신념으로, 자살 행

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찰되는 변인  하

나이다(Brent, Kalas, Edelbrock, Costellro, 

Dulcan, & Conover, 1986; White, 1989). 

Beck(1967)은 우울한 환자들이 자신들의 문

제에 한 해결책이  없고 미래에 해 

비 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임상 으로 

찰하여, 무망감이 자살과 더 직  련이 있

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하 다. 성인 우울증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무망감이 자살

과 가장 련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 다

(Beck, 1967; Cole, 1989; White, 1989). 

인지  와해는 Baumeister(1990)의 자기 

도피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모든 사상에 

하여 의미부여하기를 거부하고 사물과 상

을 피상 , 몰가치 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Baumeister는 자살을 “자기

로부터의 도피(escape from self)” 즉, “자기

와 련된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기 한 수단”으로 개념화하면서 자살

에 한 통합이론을 제시하 다. 

“인지  와해”는 Baumeister의 자살 이론

에서 핵심 인 개념으로, 인지  와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자살시도가 용이해진다. 

* 부분의 연구에서 cognitive deconstruction은 인지  몰락이라고 번역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지  와해

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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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와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사고의 특성은 미래와 련된 계획

이나 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인지  와해 상태에 있는 사

람은 시간 조망의 축소(shrinking of time 

perspective)로 인해, 과거나 미래에 해 부

정 이거나 불안하게 생각하므로 재에만 

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자살하려는 사람들

이 미래에 해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Neuringer & Harris, 1974), 미래의 계획에 

해 상세히 설명하지 못하고(Yufit & 

Benzies, 1973), 문장완성 검사에서 미래지향

 단어를 덜 선택하는 경향은(Greaves, 

1971), 시간 조망에서의 와해와 같은 인지  

과정이 자살과 련될 수 있음을 시사해 다.  

 인지  와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터 비

젼(tunnel vision)을 갖고 있는데, 이는 즉각

인 것에만 소하고 구체 인 심을 갖는 

구체성(concreteness)을 의미한다. 터 비젼

을 갖게 되면 의미 있고 통합 인 사고를 하

기 어려워진다. 자살한 사람의 유서에서 추상

인 단어의 사용이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것

이나(Henken, 1976), 자살생각을 많이 하거나 

자살시도를 한 학생들이 추상 인 사고보

다는 단순하거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에 몰입했었다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특징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Hendin, 1982). 

장기  목표의 결여(absence of distal goal)

로 미래의 목표와 자신의 행동 결과에 해 

덜 생각하는 것 역시 인지  와해 상태에 있

는 사람들의 특성이다(Bhagat, 1976; Cantor, 

1976). 

인지  와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다른 

요한 특징은 모든 것을 피상 이고 무가치

하게 생각하는 의미의 거부이다. 자살시도자

는 일, 사랑, 사회  규범, 인 계 등 인생

의 모든 역에서 의미를 부정하고 상황에 

한 안 인 해석을 회피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Douglas, 1967; Edwards & 

Holden, 2001; Rogers, 2001).

인지  와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삶을 비합리 으

로 사고하는(unreasonable thinking) 경향을 

보인다. 학생 집단에서 자살생각과 자살의

지가 인지  왜곡, 비합리 인 생각과 련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Bonner & Rich, 1987), 

우울증으로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들의 연구

에서도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Ellis & 

Ratliff, 1986).

행동에 한 내재화된 억제력이 약화되면

서 충동 으로 행동하게 되는 탈억제

(disinhibition)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

과 자기에 한 평가를 회피하는 수동성과 

책임성 한 인지  와해 상태에 있는 사람

들의 특성이기도 하다(Asarnow et al., 1987; 

Gerber, Nehemkis, Farberow, & Williams, 

1981; Linehan, Camper, Chiles, Strosahl, & 

Shearin, 1987). 한 인지  와해 상태에 있

는 사람들은 감정이 결여되어 있는데, 자살하

려는 사람들에게서는 정서 립 인 과제를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eller 

& Atkins, 1978).

청소년기는 자신의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

고 비하기 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하

는 인생의 요한 시기이다(Erikson, 1968). 

Baumeister (1990)가 제안한 인지  와해 개

념은 정체감 형성을 방해하거나 제거하는 요

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에서, 청소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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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성인과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인 집단에 비해 청소년 집단에서 인지  

와해가 자살생각과 더 강한 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신민섭, 1993), 이를 청소년기

의 발달  특징과 연 시켜 본다면, 청소년들

은 고통스러운 체험들을 견디는 힘이 아직 

약하여 일시 인 스트 스나 좌  경험으로 

발생한 불편한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

한 욕구로 인해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  한다(Brent et al., 

1986). 

청소년 자살생각의 보호요인으로서 친구 지지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

로서 사회  지지의 요성은 자살을 시도하

는 사람들의 사회  욕구와 사회  지지 간

의 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  지지란 

사람을 감정 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문제를 

논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충고를 하며, 물질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Cohen & Willis, 1985). 자살 시도 험이 

높은 청소년들은 사회  지지가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De Wilde, Kienhorst, Diekstra, 

& Wolter, 1994), 이는 사회  지지가 자살행

동을 감소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Kandel et 

al., 1991; Morano, Cisler, & Lemerond, 1993; 

Rudd, 1990).  

사회  지지가 낮은 것이 자살과 연계될 

수 있는 것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사회  

욕구와 련되어 있다. Cantor(1976)는 자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의 하나는 친애에 

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제안

하면서, 자살자들은 내향 이고 고독한 사람

이 아니라 오히려, 친 성에 한 강한 욕구

가 있으며 욕구를 만족시킬 것에 한 기

가 상실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은 

사람들이 자살하기 에 종종 한 사람에게 

에 지가 과도하게 투자되며, 그 사람을 제외

한 모든 계로부터 사회  고립과 철수를 

보이며, 그 계가 실패할 때 자살시도를 하

는 것으로 제안하는 Ringel(1976)의 주장도 

자살시도자들이 친애욕구가 강함을 반 해

다. 

Baumeister(1990)의 자살이론에서도 비

실 으로 높은 기 를 갖는 것이 자살을 설

명하는데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친 성에 한 높은 기 와 사랑하는 사람으

로부터 거부되는 실 간의 불일치가 자살에 

요한 것으로 거론된다. 

청소년에게 이용가능한 사회  지지 자원

으로는 부모, 친구, 교사 등이 있다. 부모의 

지지와 청소년 자살 간의 련성을 살펴보면, 

자살생각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부모와의 

계에 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살생각을 가진 청소년은 그 지 않은 청소

년에 비해 부모와의 계가 빈약한 것으로 

보고하 다(Strang & Orlofsky, 1990). 한 

자살생각을 가진 청소년과 자살시도를 심각

하게 고려한 청소년은 부모의 지지가 부족하

다고 지각하며(De Man, Labreche-Gauthier, 

& Ledue, 1992), 부모와 하고 지지 인 

계는 우울정도에 계없이 자살생각과 부

 상 을 보 고(Kandel et al., 1991), 어머

니의 사회  지지는 학생의 자살 충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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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수

, 1996).

부모의 지지 뿐만 아니라 친구의 지지도 

자살생각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

구들도 있다. 자살생각을 가진 청소년은 가족

과 학교에 한 애착이나 헌신이 부족하며 

동료와의 상호 계가 부족하고(Kandel et al., 

1991), 자살 험이 높은 청소년 집단은 친구

계가 빈약함을 보여주는데(Cole & 

Protinsky, 1992), 이는 부모 이외에 청소년에

게 사회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원

천으로서 친구의 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된

다. 사회  지지와 련하여 흥미로운 질문은 

청소년의 자살을 완화시키는데 부모의 지지

와 친구의 지지가 차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군인을 상으로 사회  지지와 자살 생각

과의 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 선임병, 

래, 후임병의 지지가 자살 생각을 의미 있

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의 

지지보다 동료(선임병, 래, 후임병)로부터의 

지각된 지지가 자살 생각을 억제하는데 더 

효과 임을 보고하고 있다(김 환, 1998). 이

러한 결과는 앞으로 자살 방과 련된 연

구에서 가족 련 변인만을 시 할 것이 아

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회  지

지의 상  효과에 한 심도 필요함을 

제시해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 친 성에 한 욕구는 래와의 

친구 계를 통해 가장 쉽게 만족시킬 수 있

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Larson, Kubey, & Colletti, 1989), 우

정, 가치 확인, 친 감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

기 하여 부모보다는 친구들에게 더 의존하

는 경향이 있다(Furman & Buhrmester, 

1985).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친구와 

의논하겠다는 비율이(26.8%) 부모와 의논하

겠다(5.3%)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결과(박

경애 등, 1993)는 친구가 청소년에게 가장 친

숙하면서 손쉽게 근할 수 있는 사회  지

지 자원이면서 자살생각을 방할 수 있는 

유용한 사회  자원임을 지지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친구 계(friendship)는 상호성을 

제로 친구 사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정서  지원  갈등을 바탕으로 아동

과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지 한 향을 다

(Furman, 1996). 따라서 응에 문제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친구의 지지가 

있는 경우, 부 응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Paker & Asher, 1993; Vandell & Hembree, 

1994). Mendelson과  Aboud(1999)가 제안하

는 친구의 기능을 통해 청소년기 사회  지

지로서 친구의 요한 역할을 살필 수 있다.  

첫째, 친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교제의 즐거움’을 제

공한다. 둘째, 친구는 필요한 정보를 주거나 

도와주는 ‘도움’을 제공한다. 셋째는 ‘친 감’

으로 친구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수

용 인 분 기를 제공해주고, 개인의 욕구나 

기분을 민감하게 알아주는 기능을 한다. 넷

째, 친구와의 안정된 계는 인간에 한 믿

음을 갖게 하는 ‘신뢰감’을 다. 다섯째, 친

구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존 하는 

등 자신의 가치에 한 확신을 제공한다. 끝

으로, 친구는 어려운 상황에서 격려와 로 

등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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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감’을 제공한다.

친구가 제공하는 이러한 기능에 근거해 볼 

때, 개인이 겪는 기과정에서 동료나 친구들

은 청소년들에게 사회  지지를 제공하고, 

기에 처하는 새로운 처방법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기 상태에서도 새로운 도움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김진숙, 김용태, 반신환, 이소우, 조성호, 

1997). 따라서 친구와의 친 한 계 형성은 

새로운 도 을 보다 더 건설 으로 처리하도

록 도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스트 스

를 보다 쉽게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정서 인 

안정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연구 목적

청소년 자살이 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에 한 

비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박경애 등, 

1993, 윤성림, 1990). 통 으로 우울은 청소

년의 자살생각을 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리 알려져 왔다(Kandel, Ravis, & Davies, 

1991; Peter, Paul, & John, 1994).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에게서 우울은 자살생각에 이르

는 직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신민섭 

등 1990; Asarnow et al., 1987; Cole, 1989). 

그런데 최근 자살생각에는 삶의 의미를 거부

하고 비 실 으로 비 인 생각을 하며, 미

래에 한 부정 이며 계획을 상실하는 등 

인지  와해가 자살생각과 보다 직 으로 

연결될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Baumeister, 

1990). 

자살은 충동 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

당기간 심리  고통을 거치면서 진 으로 

나타나기도 한다(Baumeister, 1990).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과정을 이해하기 해서는 우

울한 감정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 이외에 

우울로 인한 인지  와해와 자살생각 간의 

연계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

살생각의 강력한 측인자로 확인된 우울한 

기분과 Baumeister(1990)가 제안한 인지  

와해 개념을 근거로 자살생각으로 이르게 되

는 두 가지 경로를 상정하고, 각 경로가 유의

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우울한 기분이 

직 으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와 우울 

정서가 인지  와해에 향을 주고 인지  

와해가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

한지, 그리고 이 경로에서 자살생각에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살 방을 해서는 자살에 이르게 되는 

자살 련 변인들의 경로를 악하는 것도 필

요하지만, 자살과 련된 변인들을 조정하여 

자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인을 찾는 작업

도 필요하다. 청소년기 주요 사회  지지 자

원 의 하나인 친구의 지지는 이런 보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Furman, 

1996).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자살행동이나 

우울이 다는 결과는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Kandel et al., 1991; Morano, 

Cisler, & Lemerond, 1993; Rudd, 1990), 

친구의 지지 기능과 련하여 Mendelson

과 Aboud(1999)는 청소년기의 친구는 교제의 

즐거움, 도움제공, 친 감, 신뢰감, 상호인정, 

 격려와 로를 통한 정서  안정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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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요한 존재임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청소년의 자살생각

에 이르는 과정에서 친구의 지지는 우울, 인

지  와해, 그리고 자살생각과 어떤 련을 

갖는지를 살핌으로서, 친구의 지지가 자살생

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효요인이 될 수 있

을지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물음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청소년의 우울이 자

살생각에 직 으로 향을 주는 경로와 

Baumeister의 제안처럼 우울이 인지  와해

를 통해 간 으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 

 어느 경로가 유의한 경로인지, 아니면 두 

경로 모두 유의한 경로인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둘째,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 친구

의 지지와 우울 는 인지  와해와의 상호

작용을 살펴 으로써, 친구의 지지가 청소년

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울산 역시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인 2학년 132명과 부산 역시에 소재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187명으로 총 

329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 다. 본 연구에 참

여한 고등학교는 남, 여 공학의 인문계 고등

학교로 울산과 부산의 류층에 속하는 사람

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학교 다. 본 연구에 

참여한 329명  여학생은 112명(34%), 남학

생은 217명(66%)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우울, 인지  와해, 친구지지, 그리고 자살생

각은 모두 설문지를 통해 측정되었고, 설문지

의 실시는 수업담당교사에 의해 집단 으로 

실시되었다. 수업담당교사는 설문지를 실시하

기 에 연구자에 의해 설문지 실시과정에 

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측정 도구

우울 척도(CES-DC) 우울을 측정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귀연(1994)이 번안하여 

사용한  CES-DC(The Center For 

Epidemi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Faulstich, Carey, Ruggiero, Enyart,  

Gresham(1986)이 아동과 청소년용으로 개발

한 것을 귀연이 번안한 것이다. 원래 이 척

도는 무력감, 외로움, 무가치감의 세 개의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무력감과 무가치

감 요인이 자살과 상 이 높다는 연구 결과

에 따라(우선유, 1999) 본 연구에서는 무력감

을 재는 11문항과 무가치감을 재는 7문항, 총 

18문항으로 우울을 측정하 다. 

무력감을 재는 문항에는 “요즘은 재미있는 

일이 별로 없다”, “매사에 흥미를 느끼지 못

한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

가치감은 “매사에 걱정스럽고 마음속에 확신

이 없다”, “모든 나쁜 일은 나 때문에 생긴 

것이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척도(  그 지 않다(1)에서 거

의 그 다(5))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수

범 는 18 에서 90 이다. 본 연구에서 척도

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무력감은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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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치감은 .842, 그리고 체 우울 척도에 

한 신뢰도는 .915이었다. 

 

인지  와해 척도(SES)  인지  와해는 

신민섭(1993)이 제작한 정상집단용 단축형 35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도피척도(Scale for 

Escape from Self: SES)로 측정하 다. 신민

섭의 자기도피 척도에서는 Baumeister(1990)

가 제시한 인지  와해 상태의 특성인 시간

 조망의 축소, 인지  경직성  구체성, 의

미의 거부, 탈억제와 수동성  감정의 결여

를 측정한다. 인지  와해 척도에는 “요즘은 

생활이 한없이 권태롭다”, “나의 정신을 모두 

빼앗길만한 스릴 있는 일을 찾고 있다”와 같

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 ’,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 ’는 1 , 

‘아니오’는 0 으로 채 되어 체 수의 범

는 0 에서 35 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인

지  와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74 다. 

친구지지 척도  친구의 지지는 이은혜와 

고윤주(1999)가 번안하고 수정한 McGil의 친

구 계 질문지(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Friend's Function)를 사용하

다. McGill의 친구 계 질문지는 

Mendelson과 Aboud(1999)가 제작하 으며 

친구가 제공할 수 있는 하  기능으로 교제

의 즐거움, 도움, 친 감, 신뢰, 인정, 정서  

안정의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교

제의 즐거움이 .898, 도움이 .870, 친 감이 

.906, 신뢰가 .936, 인정이 .848, 그리고 정서

 안정이 .888이었고, 친구지원의 체 신뢰

도 Cronbach's α값은 .973이었다.

각 문항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제의 즐거움을 재는 문항에는 “OO와 함께 

있는 것은 아주 재미있다”, 도움을 재는 문항

에는 “OO는 내가 필요할 때 도와 다”, 친

감을 재는 문항에는 “OO에게는 나의 개인

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신뢰를 재는 문항

에는 “OO는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서로 못 만

나도 계속 친구이기를 원할 것이다”, 인정을 

재는 문항에는 “OO는 나를 하다고 느끼

게 해 다”, 그리고 정서  안정을 재는 문항

에는 “OO는 새로운 상황에서 내가 편안하게 

느끼게 해 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섯 가

지 기능을 재는 문항은 각각 5문항으로 총 3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9  척

도(0=  아니다, 8=항상 그 다)로 구성되

어 있다. 

자살생각 척도(SSI)  자살생각을 측정하

기 해, 본 연구에서는 신민섭 등(1990)이 

변형시킨 SSI 척도를 최태산(1997)이 요인분

석을 통해 선정한 14문항을 사용하 다. 

SSI(Scale for Suicidal Ideation)척도는 Beck, 

Kovacs,  Weissman(1979)이 만든 것으로 

원래 임상 면 을 통해 임상가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많은 피험자들을 일일이 면담하

는 것이 불가능하여 신민섭 등(1990)이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변형시켰다. SSI는 본래 총 

18문항, 3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최태

산(1997)이 요인분석을 통해 18문항에서 14문

항을 선정하고 각 문항을 5  척도로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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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살생각 척도 문항의 로는 “살고 싶

은 소망은?”, “죽고 싶은 소망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려는 욕구가 있다” 등이 있다. 

자살생각 척도는 각 문항에 해 ‘  없다

(1)에서 많이 있다(5)’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

으며 수 범 는 14 에서 70 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25 다. 

결 과 

자살생각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우울에서 자살생각으로 이르는 인과  경

로를 검토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변

인들의 반 인 단순 상 의 양상을 살펴

으로써 자살생각과 련된 우울, 인지  와

해,  친구지지의 반  타당성을 살펴보기

로 하겠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간의 단순 상  

정도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보면, 

우울과 인지  와해는 모두 자살생각과 유의

한 정  상 을 보여주고 있다(각각 r=.60; 

r=.51, p<.001). 그리고 우울과 인지  와해도 

서로 높은 정  상 을 보여주고 있다(r=.67, 

p<.001). 이 결과는 우울이 높을수록 인지  

와해가 심하며, 우울이 높을수록 자살생각도 

더 많고, 인지  와해가 심할수록 자살생각도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과 인지  와해가 자살생각과 정  상

을 보인 반면에, 친구지지( 체)는 이와 상

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친구지지와 

우울은 유의한 부  상 을(r= -.33, p<.01), 

친구지지와 인지  와해도 서로 유의한 부  

상 을(r= -.32, p<.01), 그리고 친구지지와 

자살생각 역시 유의한 부  상 (r= -.28, 

p<.01)을 보이고 있다. 즉, 친구의 지지가 높

다고 지각할수록 자살생각과 이와 련된 우

울과 인지  와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의 하  기능과 우울, 인지  와

해, 자살생각 간의 계를 보면, 친 함은 우

울과 가장 높은 부  상 (r= -.32, p<.01)을, 

도움은 인지  와해와 가장 높은 부  상

(r= -.30, p<.01)을, 신뢰는 자살생각과 가장 

높은 부  상 을(r= -.30,p<.01) 나타내었다. 

즉 친구와 덜 친 할수록 우울하고, 도움을 

게 받을수록 인지  와해가 더 많고, 신뢰

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것

이다.

우울, 인지적 와해, 자살생각의 경로 분석

표 1에 제시된 체 변인들 간의 상  양

상을 통해, 우울과 인지  와해는 자살생각과 

서로 하게 연 된 변인임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의 주 심은 우울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직  경로와 우울이 인지  와해를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는 간 인 경로가 유

의한지를 살피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살생각

에 향을 미치는 우울, 인지  와해를 순차

 경로에 따라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 다. 자료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 다. 우울에서 자살생각

으로 이르는 직  경로와 인지  와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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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울, 인지  와해, 자살생각, 친구지지( 체), 친구지지의 하  기능(교제의 즐거움, 친 함, 신뢰, 인정, 정

서  안정) 간의 상 계수
a 

 

우울
인지  
와해

자살 
생각

친구지지의 하  기능

교제의 
즐거움 도움 친 함 신뢰 인정 정서  

안정

 인지  와해  .67

 자살생각  .60  .51

 교제의 즐거움 -.30 -.29 -.28

 도움 -.28 -.30 -.24 .78

 친 함 -.32 -.29 -.25 .74 .78

 신뢰 -.32 -.28 -.30 .72 .76 .83

 인정 -.27 -.27 -.20 .71 .75 .72 .72

 정서  안정 -.29 -.30 -.23 .76 .80 .81 .77 .82

 친구지지( 체) -.33 -.32 -.28 .87 .91 .91 .89 .88 .92

a 
모든 상 계수들은 p＜.01에서 유의함(양방향 검증).

 

표 2. 자살생각 련변인들의 다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F

인지  

  와해
우울  .67

*** .45*** 267.08***

자살생각

우울  .47*** 

.38
*** 101.35***

인지

와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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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는 간  경로의 경로

계수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을 보면, 우울(β=.47, p<.001)과 인지

 와해(β=.19, p<.01) 모두 자살생각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우울

인지적

와해

자살

생각

.47***

.19**

.67***

 R
2 
= .38

그림 1. 자살생각 련변인들의 경로분석

 우울은 인지  와해를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이 자살생각에 직 으로 향을 미

치는 경로도 유의하 고, 우울이 인지  와해

를 거쳐 자살생각에 향을 주는 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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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을 통해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

는 총효과를 산출해 보면,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  효과는 .47 이고, 우울이 인지  

와해를 통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  효과는 

.13 으로,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총효과

는 .60 이었다. 

    

인지적 와해와 자살생각의 중재변인으로서 

친구지지

본 연구에서 제기한 두 번째 물음은 우울

에서 자살생각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친구의 

지지는 인지  와해나 자살생각을 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를 해 경로분석에

서 얻어진 경로를 근거로, 친구지지가 우울이 

인지  와해로 가는 경로에서 재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인지  와해에서 자살생각으

로 가는 경로에서 재 역할을 하는지 살펴

보았다. 

우울에서 인지  와해로 가는 경로에서 친

구지지가 재 역할을 한다면, 우울이 일정할

때, 친구지지 정도에 따라 인지  와해 정도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친구지지의

 

표 3. 우울과 친구지지에 따른 인지  와해의 이원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우울(A) 2.699 1 2.699 110.72***

 친 구 지 지

(B)
.272 1 .272 11.16

**

 A*B .103 1 .103 4.21*

 오차 7.923 325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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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역할을 확인하는 한 방법으로 우울정도

와 친구지지 정도에 따른 인지  와해에 

한 변량분석을 통해 두 변인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해, 먼  우울과 친구지지

를 각 측정치의 평균치를 기 으로, 평균치 

이상을 상집단으로 평균치 미만을 하집단으

로 두 집단으로 분류하 다. 그 다음 우울 상

/하집단과 친구지지 상/하집단에 따른 인지  

와해 정도에 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

다(표 3참조). 

변량분석 결과, 우울(F(1, 325)=110.72, 

p<.001)과 친구지지(F(1, 325)=11.16, p<.01)의 

주효과가 유의하 고, 우울과 친구지지의 상

호작용도 유의하 다. F(1, 325)=4.21, p<.05. 

우울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  

차이를 알아보기 해 단순 주효과 검증을 

한 결과, 우울수 이 높은 집단에서는 친구지

지에 따라 인지  와해 정도가 차이가 있었

지만 (t(156)=-3.31, p<.001), 우울수 이 낮은 

집단에서는 친구지지에 따른 인지  와해 정

도에 차이가 없었다. 우울과 친구지지의 상호

작용 효과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림 2에 제

시하 다. 

이번에는 친구지지가 인지  와해에서 자

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 재 역할을 하는

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 다. 즉, 인지  와

해가 있더라도 친구의 지지가 있으면 자살생

각이 어드는지 살펴보았다. 

인지  와해와 친구지지의 각 평균치를 기

으로 평균치 이상을 상집단으로 평균치 미

만을 하집단으로 구분하여, 인지  와해와 친

구지지에 따른 자살생각에 한 이원변량분

석을 실시하 다(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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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16

1.41

1.19

1

1.1

1.2

1.3

1.4

1.5

우울상집단 우울하집단

인
지

적
 와

해

친구지지상집단

친구지지하집단

그림 2. 인지  와해에 한 우울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표 4. 인지  와해와 친구지지에 따른 자살생각의 이원

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인지  

    와해(A)
14.316 1 14.316 58.37

***

  친구 

    지지(B)
.486 1 .486 1.98

  A*B .376 1 .376 1.53

  오차 79.712 325 .245

***p<.001

표 4를 보면, 자살생각에 미치는 인지  와해

와 친구지지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살생각에 한 인지  와해의 주효

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325)=58.37, p<.001). 즉, 인지  와해에서 자

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는 친구지지의 

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울, 인지적 와해, 및 자살생각에 대한 친구

지지 하위 기능의 회귀분석

앞의 분석에서 친구지지는 인지  와해에 

의한 자살생각을 재하지는 못하지만, 우울

표 5. 우울에 한 친구지지 하  기능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t R2 F

친 함 -.15 -.32   -6.15*** .10 37.82***

교제의   
  즐거움 - -.14 -1.84 - -

도움 - -.07 - .79 - -

신뢰 - -.15 -1.66 - -

인정 - -.08 -1.02 - -

정서    
  안정 - -.10 -1.07 - -

***p<.001

이 높은 집단에서는 친구지지가 우울로 인한 

인지  와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친구의 지지가 경로에 따라 부

분 으로 재 역할을 보이는 에서, 친구지

지는 우울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친구는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제공

한다. Mendelson과 Aboud(1999)가 제안한 

친구지지를 구성하고 있는 여섯 가지 하  

기능(교제의 즐거움, 도움, 친 함, 신뢰, 인

정, 정서안정)이 우울, 인지  와해, 자살생각

에 미치는 상  향을 살펴 으로써, 친구

지지가 자살생각과 련된 변인들과 어떻게 

련되는지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하

겠다.

표 5에는 우울에 한 친구지지가 갖는 하

 여섯 가지 기능의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

되어 있다. 표 5를 보면, 친구지지  친 함

만이 우울과 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β= -.32, p<.001). 친구가 제공하는 다른 

하  기능들은 우울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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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인지  와해에 한 친구지지 하  기능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t R2 F

도움 -.04 -.30 -5.73
*** .09 32.64***

교제의  
  즐거움 - -.13  -1.54 - -

친 함 - -.14  -1.61 - -

신뢰 - -.12  -1.45 - -

인정 - -.10  -1.29 - -

정서  
  안정 - -.13  -1.44 - -

***p<.001

표 7. 자살생각에 한 친구지지 하  기능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t R2 F

신뢰 -.12 -.30 -5.64
*** .09 31.83***

교제의 
  즐거움 - -.14  -1.89 - -

도움 - -.03  - .41 - -

친 함 - -.01  - .08 - -

인정 - -.05    .66 - -

정서  
  안정 - -.01    .08 - -

***p<.001

인지  와해에 한 친구지지의 하  기능

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표 6 참조), 친구지

지의 하  기능  도움만이 인지  와해에 

부  계를 나타내었고(β= -.30, p<.001), 나

머지 기능들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살생각에 한 친구지지 하 기능

의 회귀분석에서는(표 7 참조), 친구지지 

신뢰(β= -.30, p<.001)만이 자살생각에 유의

한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

는 시 에서 자살생각이 자살시도의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음에 근거하여(Dubow et al., 

1989; Kumar & Steer, 1995; Simons & 

Murphy, 1985), 본 연구는 자살생각에 이르

는 두 가지 경로를 가정하고, 고등학교 2학년 

남녀 학생을 상으로 자살생각에 이르는 이 

두 경로가 유의한 경로인지를 경험 으로 확

인하고자 하 다. 한 경로는 청소년의 자살

측의 주요 정서인 우울이 직 으로 자살생

각에 향을 주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Baumeister(1990)가 제안한 바와 같이, 우울

한 정서가 인지  와해와 같은 인지  부

응 상태를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게 되는 경

로이다. 

경로 분석 결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직

으로 향을 주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우울이 청소년의 

자살을 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Calhoun, 1972; Freidman, 

1984; Kandel, et al., 1991; Peter et al., 

1994). 이 결과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 뿐 아

니라(신민섭 등, 1990; Asarnow et al., 1987; 

Cole, 1989), 청소년 기에 있는 고등학생 역

시 우울은 자살생각에 이르게 되는 직 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경로분석 결과, 우울은 인지  와해

를 통해 간 으로도 자살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이 인지  와해를 통해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다는 것은 

인지  와해를 자살의 핵심으로 본 

Baumeister(1990)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것이

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인지  와해가 자살생각

에 미치는 효과는 훨씬 은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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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 우울정서가 자살생

각에 더 요한 련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우울이 부정  사고인 인지  와

해를 거치기보다는 직 으로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더 우세하다는 결과와 일치

하고 있지만(박 배, 신민섭, 1991; 신민섭 등, 

1990), 성인에 비해 청소년 집단에서 인지  

와해가 자살생각과 더 련이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기에(신민섭, 1993),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우울과 인지  와해 간의 상

 요성은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경로 분석 결과, 인지  와해가 자살생각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

으나, 우울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 비해 

훨씬 경로계수가 낮고, 우울에서 인지  와해

를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는 간 효과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은, 우울이 인지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 자살생각에 이른다고 제안하는 

Beck(1967)의 이론이나 Baumeister(1990)의 

이론에서 자살과 련된 부 응  인지 과정

에 한 연구가 더 정교화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어떤 조

건하에서 우울이 직 으로 자살생각에 이

르게 되는지, 어떤 조건하에서는 우울이 인지

 와해와 같은 부정  인지과정을 거쳐 자

살생각에 이르게 되는지를 구분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울이 자살생각에 보다 큰 향을 주지만, 

인지  와해와 같은 부정  인지는 자살생각

과 한 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

지  와해, 우울  자살생각은 서로 정  상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와 일치하는 것으로(이경진, 2003; 임수 , 

1996; Cole, 1989), 인지  와해 한 자살생

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Baumeister(1990)의 제안을 지지해주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자살 방과 련하여 본 연구에서 주목할 

은 친구의 지지가 우울로 인한 인지  와

해나 자살생각을 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이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이 낮은 집단에서는 

친구지지에 따라 인지  와해 정도가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우울이 높은 집단에서는 친구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 친구지지를 낮

게 지각하는 집단보다 인지  와해가 더 

게 나타나, 친구지지가 우울한 청소년들의 인

지  와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재변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친구지지가 인지  

와해를 재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친구지

지는 인지  와해로 인한 자살생각을 재하

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로서

는 친구의 지지는 우울한 청소년들이 인지  

와해와 같은 부 응  인지로 진행되는 것에 

도움을 주지만, 일단 부 응  인지 상태에 

이르게 된 후에는 친구의 지지가 크게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자

살 련 변인에 따라 친구지지의 효과가 달라

지는 것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친구지지가 우울이 인지  와해로 진행되

는데 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

었으나, 자살과 련된 다른 변인들과 친구지

지 간의 련성을 좀 더 탐색해 볼 필요가 있

다. 체 변인간의 상 계를 보면, 친구지

지는 우울, 인지  와해, 그리고 자살생각과 

부  상 을 보여주었는데, 이 결과는 자살시

도 험이 높은 청소년들이 친구 계가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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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회  지지가 낮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Cole et. al, 1992; De Wilde, Kienhorst, et 

al., 1994; Kandel, et al., 1991; Morano et al., 

1993; Rudd, 1990). 

친구의 지지와 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은 친구의 지지로 인해 제공되

는 다양한 기능  어떤 기능들이 우울, 인지

 와해, 는 자살생각과 련이 있는 것인

가 하는 것이다. Mendelson과 Aboud(1999)

가 제안한 친구가 제공할 수 있는 여섯 가지 

기능(교제의 즐거움, 도움, 친 감, 신뢰, 인

정, 정서  안정)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친구

가 제공하는 측면에 따라 우울, 인지  와해, 

그리고 자살생각 간의 련성이 다르게 나타

났다.  

친구의 지지 기능과 우울간의 계를 보면, 

친구와의 친 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고, 친구가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

고 지각할수록 인지  와해는 낮았다. 그리고 

친구에 한 신뢰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와 친 하면 우

울한 기분이 완화될 수 있고, 친구에게 도움

을 많이 받을수록 인지  와해 상태에 덜 빠

지게 되며, 친구에 한 신뢰가 높을수록 자

살생각은 덜 한다는 것이다.  

친 성이 우울을 완화시킨다는 결과는 자

살하려는 사람들이 친 성에 한 강한 욕구

가 있다는 연구들과 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Baumeister, 1990; Cantor, 1976; Ringel, 

1976). 친 성에 한 욕구가 높은 경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터 거부당하는 것은 큰 스트 스임에 틀림

없다. 그 결과, 친 감의 미충족은 우울을 유

발할 가능성이 크다. 친 감이 높은 사람들이

라면 친구와의 친 감을 느낄수록 덜 우울해

질 것이다. 

친구의 도움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인지  

와해가 낮다는 것은 친구가 기 상태에서 

새로운 도움을 찾도록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을 생각해 볼 수 있다(김진숙 등, 

1997). 청소년에게는 친구 계가 요한데, 

특히 친구에 한 신뢰는 친구 계를 성공

으로 유지하기 해 필수 이다(이은혜, 고윤

주, 1999). 소 하고 의미있는 사람과의 계

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은 자살생각을 방지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생각과 사회  지지에 한 선행연구

들은 주로 사회  지지 원천으로서 부모의 

지지에 심을 두어 왔다(임수 , 1996; De 

Man et al., 1992; Kandel et al., 1991; Strang 

& Orlofsky, 1990). 그런데 발달 으로 보면, 

부모가 가장 요한 사회  지원의 원천이었

던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 기부터 후기까

지는 친구는 부모와 함께 요한 사회  자

원이 된다. 특히 친구는 청소년기에 쉽게 

근할 수 있는 사회  지지 자원이다. 친구

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과 우울, 인지  

와해,  자살생각 간의 계를 살핀 본 연구

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과정에

서 친구지지는 우울로 인한 인지  와해를 

재함으로써 자살생각을 일 수 있는 사회

 자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친구의 지원 기능은 연령에 따라 

양 인 변화뿐 아니라 질 인 변화도 일어나, 

학생에게는 사회정서  지원이, 고등학생에

게는 정서  지원이, 학생에게는 도구  지

원이 요해지는 발달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이은혜, 고윤주, 오원정, 2000). 이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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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이나 인지  와해 등이 자살생각을 유발하

는 과정에서 친구지지의 하 기능들이 자살

생각과 련된 효과에서 발달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해 다. 자살이 유발되는 과정

에서도 인지  성숙도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자살에 한 연구시 발

달  을 고려하여, 연구 상자의 연령에 

따라 친구지지의 하  기능들이 자살생각과 

어떤 련성을 갖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

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

고 비하는 요한 시기라는 에서

(Erikson, 1968), 사회구성원들은 구나 청소

년자살 방에 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친구 계를 통한 자살생각 

방에 도움이 되는 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자살의 선행 원인으로 간주

되는 우울이 높은 집단에게 친구 계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인지  와해나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청소년

의 자살 방에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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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Cognitive Deconstruction, Perceived 

Support from Friend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Young-joo Chong      Young-sook C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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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wo possible paths from depression to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One is a direct path from depression to suicidal ideation, and the other is 

indirect path from depression through cognitive deconstruction to suicidal ideation. The second 

purpose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upport from friend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suicidal ideation. The data was gathered from 329 adolescents attending senior high 

schools in Ulsan and Pusan. In path analysis using with SPSS 12.0, we found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f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and the indirect influence of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via cognitive deconstruction. The direct effect of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was more stronger than indirect effect. The direct influence of cognitive deconstruction on 

suicidal ideation was also significant. In testing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upport from 

friend, it was found that perceived support from friend moderated the negative effect of 

depression on cognitive deconstruction. but did not moderate the negative effect of cognitive 

deconstruction on suicidal ideation. In additional multiple regression based on six functions of 

friend's support, intimacy was negatively related with depression, helping was negatively related 

with cognitive deconstruction, and trust was negatively related with suicidal ideation. It suggests 

that enhanced perceived support from friend can play as a protective factor for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key words: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cognitive deconstruction, perceived support from fri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