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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와 행복 간의 관계를 물

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이 매개하는 구조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물질주의와 의

미추구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을 포함한 경상도에 거주하는 45세 이

상 65세 미만의 중년 489명을 대상으로 죽음태도(죽음회피와 죽음수용), 물질주의, 의미추구

성향, 행복(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MO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 분석에서는 죽음회피와 죽음

수용은 행복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죽음을 회피하는 태도가 높

을수록 물질의 중요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추구성향은 낮아 중년의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죽음을 수용할수록 물질에 부여하는 가치가 낮았고, 높은 의미추구

성향을 가짐으로써 높은 행복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죽음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물질주의에 대한 가치관을 낮추고 의미추구성향을 높여 중년의 행복에 이르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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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60년 대 이후 정부 주도 하에 국

민 경제 성장과 과학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삶의 외적, 양적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

하였다. 그 결과,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

현될 정도로,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 세계적

으로 유례가 없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면서도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 35개국 중 28위로 하위권을 맴돈다(조선일

보, 2011.01.01). 또한 자살률은 2003년 이후 14

년째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세계일

보, 2017.07.16).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비해 한

국인들은 삶이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

이다(오진탁, 2009; 2011; 한국일보, 2016.01.18).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급속한 산업화와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팽배해진 물질만능주의를 들 수 있다

(김원식, 2011; 박진영, 최혜원, 서은국, 2012; 

Diener, Suh, Kim-Prieto, Biswas-Diener, & Tary, 

2010). 한국사회는 심리내적 가치보다 ‘물질’이

나 ‘경제적 성공’을 행복의 필요조건으로 여기

는 경향이 강하고, 어떻게 하면 더 소유할 수 

있을까에 집착하면서 ‘삶’만을 추구하고 강조

한다(오진탁, 2011; Diener, et al., 2010). 부(富)

의 축적이나 소유, 눈에 보이는 결과에 따라 

성공 여부를 결정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공감, 연대, 행복 등과 같은 심리내적, 초월적 

가치를 잃은 셈이다(Belk, 1984).

이제는 경제가 아닌 다른 행복의 요소들을 

생각해 볼 때이다. 오래 전부터 종교, 철학, 

문학 영역에서는 인간본연의 가치와 삶의 의

미를 강조하고 깨닫기 위해서 죽음을 다루며, 

삶의 유한성 자각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해 왔

다(김명숙, 2014). 찰스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냉혈한 구두쇠였던 스크루지

는 동업자인 말레의 유령에게 이끌려 삶의 유

한성을 자각하게 되고 삶의 중요한 가치를 깨

닫게 된다. 그 후 나눔을 실천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한다(Charles Dickens, 

1843/2017).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는 

유명한 라틴어는 중세 유럽의 탁발 수도회가 

소중하게 여긴 설교 주제로,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성을 자각하고 죽음을 기억하며 충실한 

삶을 살라는 메시지이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

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확실

한 일인데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무의식적 신

념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다’고 말하며 죽음에 

대한 회피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추

구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Martin 

Heidegger, 1927/2008). 또한 니체는 ‘죽음은 삶

의 완성이다’고 말하며,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김창현, 

2013). 실존주의나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도 필

연적으로 맞이해야 하는 죽음을 통해 자기실

현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높아지고, 삶의 본질

적인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왔다(남희선, 이영호, 2014; 문현공, 

2016; 진영선， 김영경, 2011; Carstensen, 1998; 

Frank, 1959; Kübler-Ross, 1997; Wong, 2008; 

Wong, & Tomer, 2011).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에 최근 웰다잉(well 

-dying)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변미경, 현혜

진, 박선정, 최은영, 2017; 오진탁, 2011; 정운

경, 2015). 웰다잉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

음을 맞는 것이다(조원규, 2013). 즉, 언제 죽

을지 모르는 유한한 삶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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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행하며 

인간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찾는 과정을 일컫

는다(김명숙, 2014; 차미영, 2006). 한국죽음준

비교육원 원장 이병찬(2011)은 웰다잉을 물질

에 우선가치를 부여하기 보다는 내 소중한 가

족을 보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이름 그대로 ‘잘 죽어가는 것’을 지향하는 삶

이라고 하였다. 죽음에 대한 자각과 수용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을 충실히 잘 

사는 것, 그것이 웰다잉인 것이다. 즉, 웰다

잉은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죽음을 수용하

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적인 성공이 아닌 삶

의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임송자, 송선희, 2012; 정운경, 2015; 

Neuberger, 2004). 따라서 죽음을 수용하는 태

도를 시작으로 웰다잉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

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누

리지만, 삶이 불만족스러운 한국인들에게 중

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한편, 중년기는 가정 및 사회에서의 역할 

변화뿐 아니라 신체적 능력이나 건강의 감퇴

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로 간주된다

(Levinson, 1986). 부모나 주변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도 언젠가 죽을 것이라

는 인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죽음을 ‘자신의 

일’로 여기기 시작한다(장휘숙, 2008; 정운경, 

2015). 자신의 일로 다가온 죽음을 어떻게 인

식하고 대하는가에 따라 남은 생의 목적과 

방식, 심리적 적응이 달라질 수 있다(김지현, 

민경환, 2005; 이은경, 2002; 한미정, 2002; 

Carstensen, 1998). 이는 연장된 노년기를 살아

야하는 예비 노년세대인 중년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중년기는 부모의 봉양, 자녀들의 

돌봄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감이 높은 시

기이다(정영미, 2013). 이러한 경제적 부담감으

로 인해 중년기는 다른 연령에 비해 물질주의 

가치관이 강하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Morgan, & Robinson, 2013).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라 불리는 현재 한국 중년들은 급속한 경

제성장의 주역들로, 경제적 성공이나 물질적 

소유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의 

기초자료로서, 중년들의 죽음태도와 물질주의, 

의미추구성향, 행복의 관계를 확인하여, 물질

주의 가치관을 낮추고 의미추구성향을 높일 

수 있는 심리학적 변인으로서 긍정적이고 성

숙한 죽음태도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죽음태도와 행복

죽음에 대한 태도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르지만,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여긴다는 점에

서는 이견이 없다(장휘숙, 최영임, 2008; Collett 

& Lester, 1969; Feifel, 1990; Hoelter, 1979; 

Wong, et al., 1994).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죽음

태도 죽음회피와 죽음수용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죽음회피와 죽음수용은 죽음태도 척도

를 개발한 Wong 등(1994)의 연구에서부터 서

로 구분되는 하위 태도로 확인적 요인분석에

서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죽음회피와 

죽음수용과 관련된 변인들도 다름을 알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죽음회피는 주로 우울과 연관

되는 반면, 죽음수용은 자아통합감, 심리적 

자원과는 정적 관계를 보임으로써 기능적으

로 서로 상이한 개념임을 시사한다(김지현, 

민경환, 2005; 이운영, 2008; 이화진, 정영숙, 

2014; Wong, et al., 1994).

먼저, 죽음회피는 죽음으로부터 야기되는 

불안을 감소시키기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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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생각이나 언급을 일체 하지 않으려

는 태도를 의미한다(Wong, et al., 1994). 의식

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죽음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

는 태도이다. 한편, 죽음회피와 대조되는 태도

로는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인데, 죽음수용에 

대해 Klug와 Sinha(1987)는 비교적 덤덤하게 삶

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

은 죽음 수용이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지적 

자각과 그러한 인식에 대한 긍정적, 중립적인 

정서 반응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Wong 등

(1994)은 죽음에 대한 수용을 3가지로 설명하

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립적 수용, 접근적 수

용, 탈출적 수용이 포함된다. 중립적 수용

(neutral acceptance)은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죽음을 삶의 최종 단계로, 삶에

서 변할 수 없는 하나의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접근적 수용(approach acceptance)은 사

후세계의 존재를 확신하고 행복한 사후 세계

를 기대하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사후의 행복을 믿는 것으로 불확실

한 미래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부여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

한다. 탈출적 수용(escape acceptance)은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도피처로서 죽음을 기대하고 수용

한다. 불행한 삶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죽

음을 수용하는 태도이다. 접근적 수용은 내세

를 믿고 사후세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므로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

고, 탈출적 수용은 힘든 삶에 대한 도피처로

써 죽음을 수용하므로 긍정적인 수용태도로 

간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

서 죽음수용은 Wong 등(1994)이 제시한 중립

적 수용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김지현, 민경

환, 2005; 정영숙, 이화진, 2014; Spilka, Stout, 

Minton, & Sizemore. 1977; Wong, et al., 1994). 

행복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 및 부정정

서로 구성되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 

being)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죽음태도와 행

복의 관련성은 행복과 관련된 적응지표나 심

리적 자원과의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측

할 수 있다.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죽음

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덤덤하게 수용하는 태도는 자아통합감과 심리

적 안녕감, 죽음대처유능감과 같은 심리적 자

원 및 개인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김지현, 민경환, 2005; 정영숙, 

이화진, 2014; 한미정, 2002; Fry, 2001; Wong, 

2008). 또한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는 공격적인 

행동을 줄어들게 만들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등 건강 행동을 증가시키며,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뿐 아니라 흡연율과 이혼율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Vail Ⅲ, Juhl, 

Arndt, Vess, Routledge, Rutjens, 2012). 죽음에 

대한 숙고를 바탕으로 죽음을 수용할수록 사

람들은 사회의 규범을 더 잘 준수하려고 노력

하고, 이타심, 기부, 타인과의 평화를 중시하

는 태도를 보이는 등 친사회성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지선, 최인

철, 2002; Gobodo-Madikizela, 2002) 한편, 죽음

으로부터 야기되는 불안을 감소시키기거나 해

소하기 위하여 죽음과 관련된 생각이나 언급

을 일절 하지 않으려는 죽음회피 태도는 낮은 

개인의 안녕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Wong, 2008). 선행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죽음태도가 행복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론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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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태도와 물질주의

Christopher, Drummond, Jones, Marek, Therriault 

(2006)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나 믿음을 

더 많이 보인 사람들일수록 물질주의 가치관

이 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죽음에 

점화된 사람들은 소비량이나 충동구매, 고급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Arndt, Jammie, Solomon, Kasser, & 

Sheldon, 2004; Mandel, & Heine, 1999; Mandel, 

& Smeesters, 2008). 이는 죽음으로부터 야기

되는 공포를 방어하고 극복하기 위한 심리

적 대처방식에 대한 이론인 공포관리이론

(terror management theory; TMT)의 죽음 현저

성(mortality salience) 가설로 설명될 수 있다

(Greenberg, Pyszczynski, & Solomon, 1986). 사람

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극단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선택이

나 판단이 죽음으로부터 야기되는 공포를 회

피하고 해소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으

로 설명된다(Greenberg, et al., 1986; Rindfleisch, 

Burroughs, & Wong, 2008). 죽음을 회피하는 태

도는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획득, 부(富)의 축적과 같은 세

속적인 것에 보다 높은 선호나 가치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Belk, 1984; Greenberg, et al., 

1986).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에 의거하여, 죽

음태도는 물질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것으

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죽음태도와 의미추구성향

의미추구성향은 진정한 자기와 일치하는 미

덕이 있는 삶을 살고자 지속적인 목표와 의미

를 지향하는 경향성을 말한다(Peterson, Park, & 

Seligman, 2005). 이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Seligman과 동료들(2005)이 제안한 행복추구성

향(Orientations to happiness) 3가지 중 하나이다.  

Seligman과 동료들은 행복한 삶을 즐거운 삶, 

의미가 있는 삶, 몰입하는 삶으로 구분하여, 

즐거운 기분을 느끼면서 자신의 일에 열정적

으로 몰입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Seligman, Rashid, & Parks, 2006).

철학과 문학, 실존주의 심리학에서 역설하

듯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지

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문현공, 2016; 변미경, 현

혜진, 박선정, 최은영, 2017; 오진탁, 2011; 이

지영, 이가옥, 2004; Frank, 1959). 이를 경험적

으로 밝힌 연구에서는 죽음을 수용할수록 삶

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죽음수용을 통해 이루어진 삶의 

통찰과 의미 발견은 물질적 욕구의 경계를 넘

어선 관계나 배려와 같은 이타적이고 정신적

인 가치 추구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남

희선, 이영호, 2014; 정미영, 2010; Crumbaugh, 

Wood, & Wood, 1980). 죽음태도와 의미추구성

향 간 인과적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사생관이 삶의 의미

발견과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정미영(201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죽음에 대한 자각과 태도는 의미

추구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견

해 볼 수 있다.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 및 행복

물질주의 가치와 욕구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많은 불안과 우울 증상을 호소하고, 더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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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불편감을 보이면서 부적응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홍경화, 2014; Kasser, & 

Ryan, 1993, 1996, 2001 ,2002; Sheldon, & Kasser, 

2002). 물질주의는 공동체와의 유대감, 자아실

현 욕구, 자존감, 자율성과 자유 의지, 친화력, 

공감 능력과 같은 중요한 심리적 자원과도 부

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진영 

등, 2012; 홍기원, 김연우, 2015; Kasser, & Ryan, 

1993; Tsang, Carpeter, Robert, & Carlisle, 2014).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259

편의 논문을 메타 분석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별, 인종, 국가, 물질주의의 정의와 상관없이 

물질주의는 일관되게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저해시키는 강력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실제로 

물질주의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경험을 더 적게 하고,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행

복감이 저해되는 것으로 보인다(이민아, 송리

라, 2014; Miller, 2009; Belk, 1984, 1985; Solberg, 

Diener, & Robins, 2004; Vohs, Mead, & Goode, 

2008). 그 이유 중 하나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삶의 다양한 목표들 중에서 물질의 획득이나 

소유를 가장 중시하면서, 행복에 중요한 다른 

심리적, 초월적 가치나 욕구들을 경시하기 때

문으로 제안된다(Belk, 1984; 1985; Christopher, 

Lasane, Troisi, & Park, 2007; Diener, & Oishi, 

2000). 물질주의가 인간 본연의 궁극적인 가치

와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심리적 불행이 초래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물질주의가 현세의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고 

물질의 획득이나 소유를 우선시하면서 물질이

외의 다른 중요한 심리적, 초월적 가치들을 경

시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때, 물질주

의와 의미추구성향은 부적인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Belk, 1984). 한편, 의미추구성

향은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 의미추구성향은 

행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황재원, 김

계현, 2009; Henderson, Knight, & Richardson, 

2014; Peterson,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물질주의가 의미추구성향에 영향을 주고, 

이는 개인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 설정 및 연구가설

지금까지 살펴본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들

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죽음수용

이 심리적 자원 및 개인의 적응과 밀접한 관

련이 있고 죽음회피는 낮은 안녕감과 관련 있

다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죽음태도가 행

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김지현, 민경환, 2005; 정영숙, 이화진, 2014; 

Fry, 2001; Wong, 2008). Arndt 등(2004)과 

Christopher 등(2006)의 논의를 바탕으로 죽음태

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물질주의가 매개

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삶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이나 인정 즉, 죽음수용이 삶에서 

보다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의미를 추

구하는 경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Frankl, 1959). 다음으로, 물질주의는 

낮은 행복감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들의 일관

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물질주의가 행복에 영

향을 줄 것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여

러 연구들(황재현 등, 2009; Henderson, et al., 

2014; Peterson, et al., 2005)에서 의미추구성향

은 삶의 만족과 행복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이화진․정영숙 / 중년의 죽음태도와 행복: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의 매개효과 검증

- 135 -

으로 밝혀졌다. 이에 의거하여 의미추구성향

은 행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

막으로 앞서 말한 연구 결과와 이론적 주장, 

가설을 통해 죽음태도와 행복 간의 관계를 물

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이 매개하는 연구 모형

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죽음태도는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죽음태도는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셋째, 죽음태도는 의미추구성향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넷째, 물질주의는 행복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의미추구성향은 행

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물질주의, 

의미추구성향은 죽음태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

향을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을 포함한 경상도에 거주하고 

있는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중년들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자 모집 

시스템(SONA)을 이용하여 부산 소재의 대학에

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

들을 통해 학생들의 부모나 가까운 중년 친척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지에서 미응답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 489명의 자료를 분

석하였다.

중년들의 평균 연령은 52.0세(SD=4.9)였고, 

남자 181명(37.0%)과 여자 308명(63.0%)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271명(55.4%)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 고졸(154명, 31.5%), 대학원졸

(51명, 10.4%), 중졸(6명, 1.2%), 초졸(4명, 0.8%) 

순서였다. 종교는 불교가 188명(38.4%)으로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무교(172명, 35.2%), 

기독교(88명, 18.0%), 천주교(31명, 6.3%), 원불교 

등을 포함한 기타 종교(7명, 1.4%) 순이었다.

측정도구

죽음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Wong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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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994)이 개발한 다차원 죽음태도 척도를 이

운영(200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

는 총 23문항으로, 죽음에 대한 5가지 태도(죽

음공포, 죽음회피, 탈출적 수용, 접근적 수용, 

중립적 수용)를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

으로 인해 유발되는 불안이나 공포를 없애기 

위해 죽음을 회피하려는 태도인 ‘죽음회피’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자 최종 단계로서 죽

음을 인식하고 비교적 담담하게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중립적 수용을 ‘죽음수용’으로 간

주하여 사용하였다. 죽음회피를 측정하는 문

항은 4개로, “나는 죽음에 관해 생각하지 않으

려고 애를 쓴다” 등과 같은 문항들을 포함한

다. 그리고 중립적 수용을 측정하는 문항은 3

개로,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가 

문항의 대표적인 예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자료에서 죽음 태도 

문항의 Cronbach α는 모두 .83이었다.

물질주의

현세적 소유를 중시하면서 돈의 획득과 같

은 물질적인 목표를 보다 중요하게 추구하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Richins와 Dawson(1992)

이 개발하고 유지혜(2017)가 타당화한 물질주

의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8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가지의 하위 

요인을 포함한다. 3가지 하위 요인은 물질의 

획득을 성공의 지표로 삼는 ‘성공추구 물질주

의’, 물질의 획득을 삶의 중심에 두는 ‘물질주

의 중심성’, 물질을 획득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행복추구 물질주의’이다. 물질의 획득

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성공추구 물질주의

를 측정하는 문항은 5개이며, “내가 소유한 것

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

고 있는지 보여준다” 등과 같은 문항이 포함

된다. 물질 획득 자체에 의미를 두고 물질주

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7개이며,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

다(역채점 문항)”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물질의 획득을 통해 행복을 경험하는 

행복추구 물질주의는 5개 문항으로 측정되며, 

“더 비싸고 좋은 물건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

가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역채점 문항)” 

등과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들은 5점 

리커트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물질주

의적 가치관이나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자료에서 사용된 물질주의 문항들의 

Cronbach α는 .83이었다.

의미추구성향

의미추구성향을 평정하기 위해 Peterson, 

Park, Seligman(2005)가 개발하고, 황재원과 김

계현(2009)이 번안한 행복추구성향 척도 중 의

미추구성향 문항을 사용하였다. 행복추구성향

척도는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

가지 행복추구성향(즐거움추구성향, 의미추구

성향, 몰입추구성향)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는 의미추구성향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의미

추구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이고 그 큰 그림에 어떻게 나를 

맞춰야 할지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들은 5점 리커트로 측

정되며, 의미추구성향 문항의 Cronbach α는 .78

이었다.

삶의 만족도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척도로서 

Diener, Emmons, Larsen, Griffin(1985)이 개발하

고,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번안한 삶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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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들은 7점 리커

트로 측정된다. 삶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문항

으로는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

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 한다” 등이 있다. 삶의 만족도 문항의 

Cronbach α는 . 90이었다.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는 서은국, 구재

선,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2010)이 한국인의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척도로 제시한 긍정정

서(즐거움, 행복함, 편안함)와 부정정서(짜증, 

부정적 기분, 무기력함)가 각각 3가지씩 포함

된다. 현재를 포함한 지난 1주일 동안의 정서 

상태를 7점 리커트로 평정한다.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문항의 Cronbach α는 .84이었다.

분석방법

자료 분석에 앞서, Diener(1984)의 연구를 참

고하여 행복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우선 

각 측정치의 문항수와 분포 차이를 없애기 위

해서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측정치

를 각각 표준점수(Z-score)로 환산한 다음 ‘삶의 

만족도+긍정정서-부정정서’로 계산하여 행복

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통

계 프로그램 AMOS 23.0을 사용하였고, 간접효

과 역시 AMOS 23.0의 Bootstrapping 절차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

기 위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합

도 지수들인  , NC(Normed Chi-square), CFI 

(Comparative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모형의 평가 기준으

로 삼았다. NC 값이 2..0∼3.0 범위에 포함되

고 CFI가 .90이상이면 적절한 모델이라고 간주

한다(문수백, 2015; Bollen, 1989). 또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가 .05보다 같거나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그리고 .10보다 작으면 보통수준으로 

해석하고, 평균잔차공분산을 나타내는 SRMR이 

.05이하면 양호한 모델로 평가하고 .10 이하이

면 대체로 양호한 모델로 평가된다(문수백, 

2015).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 매

개효과의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결  과

모형분석을 위한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죽음태도(죽음회피, 죽

음수용), 물질주의, 의미추구성향 및 행복 변

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첨도 및 왜도, 그리고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01∼.40으로 각각 

정적,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예측 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우려하여, 행복을 준거변인

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변인들의 분산팽창지수

(VIF)를 확인해 본 결과, 1.01∼1.06까지 분포

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할 만한 수준

(10 이상)이 아닌 것으로 시사되어, 분석을 진

행하였다. 죽음회피는 물질주의에 정적 상관

을, 행복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죽음회피

와 의미추구성향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죽음수용은 물질주의와는 유의한 부

적 상관을, 의미추구성향과 유의한 정적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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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고, 행복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물질주의는 의미추구성향과 행복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종

속변인인 행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죽음회

피와 물질주의와는 부적상관을 보였고 의미추

구성향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죽음을 

회피할수록, 물질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강할

수록, 의미를 추구하려는 성향이 낮을수록 행

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각 측정변인들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였

다. 왜도는 자료가 좌우대칭을 잘 이루어 정

규성이 유지되는지를 보는 것으로서, 절대값

이 3.0보다 크면 극단적이라고 간주하고, 첨도

는 점수 비율이 정규분포 곡선에서 분포 곡선

의 중간이나 끝부분에 몰려 있는지를 확인하

는 것으로서, 절대값이 10.0보다 클 때 문제가 

있다고 본다(배병렬, 2009). 본 연구에서 변인

들의 왜도는 -.97∼.21의 범위이며, 첨도는 -.16

∼2.93의 범위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이 지지되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의 검증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해

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

정 모형의 적합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적합

도는  (125, N=489)=299.71, p<.001; NC= 

2.40; CFI=.94, SRMR=.05, RMSEA=.05(90% 신

뢰구간=.05-.06)으로,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

한 것으로 여겨진다. 

측정변인들에 대한 해당 잠재변인의 요인 

부하량은 표 3과 같으며, 표준화 요인 부하량

의 값이 모두 .50보다 크기 때문에 측정변인

1-1 1-2 2 3 4

1. 죽음태도

  1-1. 죽음회피

  1-2. 죽음수용 -.12*

2 물질주의 .20** -.21**

3. 의미추구성향 -.02 .20** -.25**

4. 행복 -.15** .09 -.33** .32**

평균 9.90 11.80 49.71 19.83 .00

표준편차 3.20 2.08 7.93 3.29 1.00

왜도 .21 -.97 .03 .14 -.26

첨도 -.14 2.93 .17 .4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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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회피 총합 20점, 죽음수용 총합 15점)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 평균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 (N=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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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비표준화

요인 부하량

(회귀계수 B)

표준화

요인 부하량

(회귀계수 β)

S.E C.R

죽음회피 

   죽음회피 1 1.00 .80***

   죽음회피 2 1.06 .78*** .06 17.81

   죽음회피 3 1.14 .87*** .06 19.42

   죽음회피 4 .82 .62*** .06 13.74

죽음 수용 

   죽음수용 1 1.00 .85***

   죽음수용 2 .97 .82*** .06 17.52

   죽음수용 3 .93 .74*** .06 16.38

물질주의 

  성공추구 물질주의 1.00 .77***

  삶의 중심 물질주의 .80 .56*** .08 10.55

  행복추구 물질주의 .82 .77*** .06 12.70

의미추구성향

  의미추구 1 1.00 .63***

  의미추구 2 .80 .50*** .09 9.14

  의미추구 3 1.10 .71*** .09 11.95

  의미추구 4 1.02 .74*** .08 12.22

  의미추구 5 .94 .62*** .09 10.86

  의미추구 6 .81 .50*** .09 9.13

행복

  삶의 만족도 1.00 .84***

  정서 .74 .66*** .09 9.20

*** p<.001

표 3. 각 측정변인의 비표준화/표준화 요인 부하량, 표준오차 (N=489)

 df p NC CFI SRMR RMSEA

299.71 125 .000 2.40 .94 .05 .05

표 2. 측정모형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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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해당하는 이론변인에 적절하게 대표된다

는 해석이 가능하여, 18개의 측정변인으로 5

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표 4

에 제시하였다. 적합도 결과는  (125, N=489) 

=299.71, p<.001; NC=2.40; CFI=.94, SRMR= 

.05, RMSEA=.05(90% 신뢰구간=.05-.06)로 나타

났다. 모든 적합지수들은 양호한 모델로 속하

는 범위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구조모형이 자

료에 적합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음회피와 죽음

수용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연구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 죽음회피와 죽음

수용 모두 물질주의와는 유의한 관련이 있었

는데, 죽음회피는 물질주의와 정적으로 관련

이 있었고 죽음수용과 물질주의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이로써, 연구 가설 2는 지지되

었다. 죽음회피는 의미추구성향과 유의한 관

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죽음수용은 의미추구

성향과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연구 

가설 3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물

질주의는 행복과 유의한 부적인 관련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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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구조모형(N=489,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단, 점선은 경로가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df p NC CFI SRMR RMSEA

299.71 125 .000 2.40 .94 .05 .05

표 4. 구조모형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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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 연구 가설 4가 지지됨이 확인되었다. 

의미추구성향이 행복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5가 지지되었다. 마지

막으로, 죽음태도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물질

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

한 결과, 죽음회피와 죽음수용 모두 물질주의

와 의미추구성향을 거쳐 행복으로 가는 경로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결

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로써 연구가

설 6은 지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은 내생변수가 그 내생변수에 영향을 미

치는 다른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의

미한다. 산출된 SMC에 따르면, 물질주의는 2

가지 죽음태도에 의해 12%, 의미추구성향은 

죽음태도와 물질주의에 의해 12%, 행복은 죽

음태도와 물질주의 및 의미추구성향에 의해 

36%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죽음회피와 죽음수용은 행복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물질

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죽음태도와 행

복 간의 관계는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논  의

한국은 정부 주도 하에 국민 경제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급속도로 눈부신 경제 성

장을 이루어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물

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편리하고 안락한 생

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물질적인 풍

요로움이 곧 ‘행복’이자 반드시 갖춰야할 ‘필

요조건’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 선행연구

에서 물질적 풍요로움이 행복을 예측하지 않

으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이 증

명되고 있음에도 한국인들은 여전히 물질적 

획득에 높은 가치를 두고 애쓰고 있다. 이는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원과 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셈이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며 행복하게 살

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삶의 유한성과 한계

를 인정하고 죽음을 수용해야 한다(Frankl, 

1961). 웰다잉은 말 그대로 잘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잘 사는 것’, 웰빙의 마지막이다. 

웰다잉의 시작은 죽음에 대한 긍정적이고 성

숙한 태도를 갖는 것이다. 고령사회를 맞이하

며 노인들의 죽음태도와 자아통합,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적응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은 많

이 존재하고 있으나, 예비노년 세대인 중년들

의 죽음태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중년기는 죽음을 현실적으로 직시하기 시작하

고, 청년기와 노년기 중간 단계에서 경제적 

요구나 압박도 높은 시기이다. 이에 중년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 죽음공포나 불안이 높고, 

물질주의 가치관이 강하다고 보고된다(Gesser, 

Wong, & Recker, 1988; Morgan, & Robinson,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년들의 죽음태도, 물질주의, 의미추구성향, 

경   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죽음회피 → 물질주의 →

의미추구성향 → 행복
-.06 -.11* -.17*

죽음수용 → 물질주의 →

의미추구성향 → 행복
-.09 .15* .07

* p<.05

표 5. 죽음태도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의 이중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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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간의 관계를 밝히고, 긍정적이고 성숙한 

죽음태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죽음회피, 죽음수용 2가지 죽음

태도 모두 행복과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

처럼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죽음대처유능감이나 

자아 통합감,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자원 및 

적응에는 영향을 주지만 행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죽음회피와 죽음수용 2가지 죽음태도는 물질

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죽음회피는 물

질주의와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고, 죽음수용

은 물질주의와 부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

는 선행연구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 죽음회

피는 죽음과 관련된 생각이나 언급을 일체 하

지 않으려는 태도를 의미하고 이는 죽음에 대

한 공포와 자신의 유한성을 지각하고 수용하

는 것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포함된다(Wong, et 

al., 1994). 그렇다보니 죽음을 회피하는 태도는 

‘삶’과 ‘생존’에 초점을 두면서 현세의 세속적

인 물질의 획득이나 소유를 중시하는 가치관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죽음을 겸허히 덤덤하게 받아들일수록  물질

에 부여하는 가치나 중요도는 낮아진다. 죽음

을 수용할수록 실존의 목적과 가치가 부각되

면서 목적적이고 상위적인 수준의 개념과 태

도를 지니게 되면서 물질주의 가치관이 약해

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Ryff & Singer, 

1998). 죽음수용은 의미추구성향에 유의한 영

향을 주었다. 죽음수용은 의미추구성향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죽음을 수

용하는 태도가 삶을 대상화하면서 그것이 가

지는 의미를 되새기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Kübler-Ross, 1997). 죽음을 수용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서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지

는 것으로 보인다.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 

두 변인 모두 행복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선행연구와 상

응하는 결과이다(박선영, 권석만, 2014; 

Christopher,  et al., 2007). 마지막으로 죽음태도

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물질주의와 의미추

구성향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중매개

효과 검증결과, ‘죽음회피 → 물질주의 → 의

미추구성향 → 행복’, ‘죽음수용 → 물질주의 

→ 의미추구성향 → 행복’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

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경로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 죽음태도와 행복과의 관

계를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이 완전 매개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죽음을 회피하는 사

람들은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고, 이는 의미를 

추구하려는 경향성을 떨어뜨리면서 행복을 저

해한다. 하지만 죽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물

질에 적은 가치를 부여하고, 이는 의미를 추

구하려는 경향성을 높이면서 행복감을 증진시

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경로가 밝혀진 결과

는 중년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죽음태

도의 역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개인의 행복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죽음수용은 중요하다. 죽음수용은 

웰다잉의 시작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죽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결과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

이 죽음태도와 행복과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복에 기여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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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주의를 낮추

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동기를 높이는 것

이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는 죽음에 대한 성숙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비해 행복

하지 않은 이유로 지적되는 물질주의를 완화

시키고,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

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학적 변인으로서 죽음

에 대한 수용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중년을 대상으로 489명이라는 비교

적 많은 연구대상자들이 참가하였지만, 남, 녀

의 비율이 약 3:7로 여성의 표본 수가 2배 이

상 많았다. 죽음태도와 물질주의에 성차가 존

재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앞으

로 성별을 구별하거나 성비를 비슷한 수준으

로 맞추어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죽음

태도는 연령차도 큰 것으로 보고되는 바, 중

년이 아닌 청년기나 노년기 등 다른 연령대의 

죽음태도와 행복과의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Gesser, Wong, &  Reker, 

1988). 본 연구의 모형은 죽음태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나, 역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이 죽음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추후 연구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

지막으로 중년들이 물질주의 가치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진정한 자기발견과 의미를 

추구하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수용을 위한 개인적 노력뿐 아니라 사

회적, 국가적 차원의 개입과 교육이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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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 between Death attitude and Happiness:

The Mediating Effects of Materialism and

Orientation to Meaning for Middle-aged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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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model concerning relations among death 

attitude(daeth avoicdance, death acceptance), happiness(subjective well-being), and the mediators of 

materialism  and orientation to meaning. Data were collected from 489 middle-aged adults.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the hypothesized model fit the data well. Death avoidance and death acceptance did 

not directly affect happiness, but they were indirectly affected by materialism and orientation to meaning.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eath acceptance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lowering the value of 

materialism and increasing the orientation to pursue meaning, leading to the happiness of middle-aged 

adults.

Key words : Death attitude, materialism, orientation to meaning, happ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