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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 의 2016년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우울 증상과 삶의 만족도의

네트워크 구조 두 변인을 연결하는 교량 증상(bridge symptom)을 확인하 다. 연구 변인은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 단축형과 반 네 역의 삶의 만족도 5문항으로 평가하 다.

65세 이상 노인 총 4,584명의 자료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많이 우울하다고 생각했

다”와 “마음이 슬펐다”가 우울 증상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우울 증상과 연결이 가장 많은

심 증상이었다. 반면, 교량 심성(bridge centrality) 분석 결과,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

을 느 다”와 “도무지 무엇을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의 증상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를

연결하는 주요 교량 증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한 기분이 우울 증상 네트워크 구조

에서 증상 간 강하게 연결된 심 증상이며, 외로움으로 인한 고통을 반 하는 증상이 우울

과 삶의 만족도를 연결하는 교량 증상임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심 증상과 교량 증

상을 고려하는 노인 우울의 평가 개입이 우울 증상 개선과 더불어 우울과 련된 삶의 만

족도 하를 완화하는 데 효과 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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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우울증은 노년기에 정서 고통을 야

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Blazer, 2003), 보건복

지부의 조사(2014)에 따르면 노인 우울 증상

유병률은 2011년 29.2%에서 2014년 33.1%로

증가 추세에 있다. 노인 우울증은 다양한

역에서의 기능 손상과 질병이환, 자살 험의

증가와 히 련되며(김 순, 김병석, 2007;

Fiske, Wetherell, & Gatz, 2009; Steffens, 2009),

다른 연령 와 비교해 노인 우울증은 재발률

이 높다(Haigh, Bogucki, Sigmon, & Blazer, 2018).

특히 노인 우울증은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염과 같은 만성질환과 동반이환이 가장

흔한 정신장애(Wikman, Wardle, & Steptoe,

2011; Sinnige et al., 2013)로, 노인 삶의 질

하의 주요 험요인이다(Sivertsen, Bjørkløf,

Engedal, Selbæk & Helvik, 2015; Webb, Blane,

McMunn, & Netuveli, 2011). 노인 우울증은 신

체, 심리, 사회 역 반 삶의 질 하

와 련되는데, 이러한 계는 우울장애 환자

뿐 아니라(Chan, Chiu, Chien, Thompson, & Lam,

2006), 상 으로 경미한 수 의 우울 증상

을 보이는 지역사회 노인에서도 확인되었다

(Chachamovich, Fleck, Laidlaw & Power, 2008;

Chang, Ouyang, Lu, Wang, & Hu, 2016; Kuok et

al., 2017). 한 노인 우울증은 환자 뿐 아니라

환자 가족 주변인의 돌 부담(caregiving

burden)을 가 시키는 등 직⋅간 인 사회

비용을 래한다(Zivin, Wharton, & Rostant,

2014).

우울증은 지각된 신체 기능, 반 건강 지

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Saarijärvi, Salminen,

Toikka, & Raitasalo, 2002) 다른 정신장애에 비

해 기능 수 삶의 질 하와 더욱 한

련이 있다. 를 들어, 다양한 진단의 정신

장애 환자를 상으로 지역사회 규 보다 2표

편차 낮은 삶의 질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만성/이 (double) 우울증 환자가

8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요우울장애

63%, 외상 후 스트 스 장애 59%, 기분부 장

애 56%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불안장애 혹은

트라우마 련 장애 환자에 비해 주요우울장

애를 포함한 우울장애 환자가 더 높은 비율

로 심각한 수 의 삶의 질 하를 보 다

(Rapaport, Clary, Fayyad, & Endicott, 2005). 한

우울증 환자 72명을 1년간 추 조사한 결과,

반 우울 증상의 심각도와 같은 임상 변인

들은 우울증 재발과 유의한 련이 없었던 반

면 삶의 질 하는 이후의 우울증 재발을 유

의하게 측하 다(Ezquiaga et al., 2004). 이처

럼 선행 연구는 우울증과 삶의 질의 계를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하는데, 실제 삶의 질은

우울 증상 완화와 더불어 우울증 치료의 주요

한 치료 목표이다(Chan et al., 2006; IsHak et

al., 2011). 특히 노인 우울증의 높은 재발 가능

성을 고려할 때(Haigh et al., 2018), 노인 우울

증과 삶의 질의 계에 한 이해가 요하다

(Chang et al., 2016). Ryu, Chang, Song, Oh(2013)

는 2006년 고령화연구패 조사 제1차 기본자

료를 활용해 노인 우울증 여부와 삶의 만족도

의 계를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우울증이

삶의 질을 하시키는 경로 혹은 삶의 질

하와 련된 세부 우울 증상 양상에 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Fried & Nesse, 2015a;

IsHak et al., 2011).

범 하고 이질 인 우울증의 임상양상은

이러한 연구를 어렵게 하는 요인 하나이다.

우울증 외래환자 3,703명을 상으로 한 연구

(Fried & Nesse, 2015b)에서 1,030개의 독특한

우울 증상 양상을 발견하 으며, 이 때 가장

흔한 증상 양상의 빈도는 1.8%에 불과 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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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이질 양상을 보 다. 특히 노인의 경우

다수의 의학 상태와 동반이환이 흔하고, 다

양한 험요인에 노출되는 만큼 다양한 증상

양상이 나타난다(Aziz & Steffens, 2013; Djernes,

2006; Van den Berg et al., 2001). 를 들어, 우

울한 기분의 호소는 은 반면 흥미 상실, 설

명되지 않는 신체 호소와 무망감, 무가치감

기억력 하와 같은 인지증상의 호소를 특

징으로 하는 “슬픔 없는 우울증”(Gallo, Rabins,

Lyketsos, Tien, & Anthony, 1997; Gallo & Rabins,

1999), 흥미의 상실, 정신운동지체, 무감동

두엽 기능 손상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

성 우울”(Alexopoulos et al., 1997), 그리고 집

행기능에서의 어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우울

증-집행기능장애 증후군”(Alexopoulos, Kiosses,

Klimstra, Kalayam, & Bruce, 2002)등의 증상 양

상이 확인되었다. Kraemer(2007)는 같은 진단범

주에 속하더라도 병인, 증상의 표 결과

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므로 이를 연구하는

것이 요하다고 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정신병리에 한 기존의 근은 증

상 양상의 다양성을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존의 공통원인 근(common cause perspective,

reflective models)은 정신 장애의 증상이 기

질환을 반 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며, 공통원

인에 의해 특정 정신 장애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Borsboom &

Cramer, 2013; Schmittmann et al., 2013). 를

들어, 뇌 종양이 두통, 건망증 등을 유발하듯,

우울증이라는 공통원인이 우울한 기분, 무쾌

감증, 불면, 피로 등 일련의 증상을 유발한다

고 가정하는 것이다. 공통원인 은 증상

(i.e., 우울한 기분, 무쾌감증 등)이 기 의 잠재

변인(i.e., 우울증)의 지표임을 가정하는 반

잠재변인 모형에 반 된다. 이러한 은 각

증상들이 공통원인에 해 서로 체 가능한

지표임을 가정하여 총 으로 정신장애의 심각

도를 평가하는 방식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공

통원인 을 통해서는 증상의 고유한 특성

요성과 증상 양상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

기 어려우며, 결과 으로 우울증의 발생

향과 련된 많은 정보들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Fried & Nesse, 2015a).

실제 최근의 연구는 우울 증상 양상에 따라

험요인과 기능 손상에 있어 상이한 경과를

보임을 확인하 다. 특정 유형의 역경 경험은

상이한 우울 증상 양상과 련되는데(Keller,

Neale & Kendler, 2007), 를 들어, 사별이나

결별을 경험한 참가자의 경우 주로 슬픔, 무

쾌감증, 식욕부진 죄책감을 경험하는 반면

만성 스트 스나 실패를 경험한 경우 피로

와 과다수면을 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우울증 외래환자 3,703명을 상으로

한 Fried와 Nesse의 연구(2014)에서도 우울 증상

별로 심리사회 기능 손상을 설명하는 정도

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를 들어, 우울한 기

분은 심리사회 기능 손상 변량의 20.7%를

설명한 반면 과다수면은 0.7%만을 설명하

다. 심리사회 기능의 역에 따라서도 우울

증상의 설명력이 달랐는데, 흥미 상실 증상은

사회 활동 역의 손상을 가장 많이 설명한

반면 피로는 가정 리(home management) 역의

손상을 가장 많이 설명하 다. 노인 상의

연구에서도 우울 증상 양상에 따른 향이 상

이하 다. 를 들어,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

증상 로 일을 탐색한 Mora 등(2012)의 연구

에서 인 계 증상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

던 집단의 경우 다른 증상 양상을 보인 집

단과 달리, 1년 뒤 측정된 지각된 사회 지

지 수 의 하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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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증상과 심리사회 변인간의 계가 세부

증상 양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증상들이 동등한 요성을 갖거나 서로 체

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하지

않으며 개별 증상 각각에 을 둔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등장한 정신병리의 네트워크 모형

(Borsboom & Cramer, 2013; Schmittmann et al.,

2013)은 개별 증상 연구를 한 안으로 제

시되고 있다. 네트워크 모형은 정신 장애를

상호작용하는 증상들의 체계로 개념화하며,

특정 정신 장애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공통원인이 아닌 개별 증상 간 계 때문임을

가정한다. 를 들어, 배우자의 죽음과 같은

만성 스트 스는 우울한 기분을 유발할 수

있고, 이 증상이 자기비난, 불면, 피로, 그리고

주의집 의 어려움을 순차 으로 야기하는 증

상의 연쇄(chain)를 생각해볼 수 있다. 네트워

크 분석은 증상들 간의 계를 시각 으로 표

하여 다른 증상과의 강한 상 을 갖는 심

증상의 식별을 가능 한다. 를 들어, 3,463

명의 우울증 외래환자를 상으로 28개 우울

증상의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본 결과, 슬픔과

흥미상실이 다른 증상들과 강한 연결을 보

이는 심 증상이었다(Fried, Epskamp, Nesse,

Tuerlinckx, & Borsboom, 2016).

더불어 네트워크 모형은 특정 정신 장애 증

상의 네트워크에 다른 정신 장애 증상 혹은

심리사회 기능 삶의 만족도와 같은 심리

구성개념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구성개념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 증상(bridge symptom)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를 들어, 정신 장애를

연결하는 교량 증상을 탐색함으로써 장애 간

동반이환에 기여하는 증상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신의학과 환자 1,029명을 상으

로 우울증과 불안의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본

Beard 등의 연구(2016)는 우울증의 죄책감과

슬픔이 각각 불안의 과도한 걱정과 조함과

강한 상 을 보이며, 이들 증상이 두 장애를

연결하는 교량 증상일 가능성을 제안하 다.

우울증과 불안(Beard et al., 2016; Bekhuis,

Schoevers, van Borkulo, Rosmalen, & Boschloo,

2016; Levinson et al., 2017)외에도 우울증과 외

상 후 스트 스 장애(Afzali et al., 2017), 신경

성 폭식증(Levinson et al., 2017) 심리사회

기능(Ross, Murphy, & Armour, 2018)과 같은 구

성개념과의 계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

펴본 바 있다.

심 증상 교량 증상의 확인은 정신 장

애나 심리사회 구성개념 간의 동시발생을

이해하는데 핵심 이며(Bekhuis et al., 2016;

Borsboom & Cramenr, 2013; Fried & Cramer,

2017), 연결된 주변 증상을 효과 으로 감소

시키는 치료 목표 선정(Armour, Fried, Deserno,

Tsai, & Pietrzak, 2017; Van Borkulo et al., 2015)

효율 이며 효과 인 개입의 개발에 도움

을 수 있다(Alexopoulos & Arean, 2014).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우울 증상 네트워크 내 심

우울 증상을 확인하고 둘째, 우울 증상과 삶

의 만족도를 연결하는 교량 증상을 살펴보고

자 한다.

방 법

연구 참가자 차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고령

화연구패 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의 제6차 기본자료를 사용하 다. 고령



정동희․심은정 / 노인 우울 증상과 삶의 만족도의 계의 네트워크 분석

- 553 -

화연구패 조사는 인구통계학 변수 외에도

고용, 소득, 자산, 가족 계, 건강상태(e.g., 만

성질환, 우울증, 인지기능), 그리고 주 기

감(e.g. 삶의 만족도, 기 수명)을 악하는

항목들을 포함하여(한국노동연구원, 2007), 심

리학, 사회학, 보건의료학, 사회복지학, 노년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해당 패 자료는 자료 수집을 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표집 틀(sampling

frame)로 사용하여 지역과 주거형태별로 층화

하 으며, 계통추출법(systematic sampling)을 통

해 표본조사구를 분류한 뒤 단순무작 방식

으로 표본 가구를 추출하 다. 추출된 표본

가구를 상으로 2006년부터 격년주기의 기본

조사가 진행되었다. 자료는 훈련받은 조사원

이 직 가구를 방문, 컴퓨터를 이용한 인

면 을 통해 수집되었다. 제6차 기본자료는

2016년 9월에서 11월 사이 수집되었으며, 제주

도를 제외한 국 45세 이상의 ․고령자

7,490명의 자료를 포함한다(한국노동연구원,

2007).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4,584명

의 우울 증상 삶의 만족도 자료를 분석하

다.

연구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75.78세(SD=

7.29) 으며, 략 반이 여성(2,656명, 57.9%)

이었고 종교가 없었다(2,626명, 57.3%). 학력의

경우, 부분이 고졸미만(3,366명, 73.4%)이었

으며, 다음으로는 고졸(912명, 19.9%), 졸 이

상(306명, 6.7%) 순 이었다.

측정 도구

우울 증상

우울 증상은 단축형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

Boston형(the short-form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Boston form; CES-D 10,

Kohout, Berkman, Evans, & Cornoni-Huntley,

1993)을 통해 측정하 다. 원래 Boston형 CES-D

10은 지난 한 주 동안 경험한 우울 증상 여부

를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나, 고령화연구패

조사 자료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경험한

우울 증상 빈도를 4 Likert 척도(1=“잠깐 그

변인 명 문항내용 M(SD)

우울 증상

unfriendly 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하는 것 같았다 1.23(0.53)

sad 마음이 슬펐다 1.51(0.75)

depressed 많이 우울하다고 생각했다 1.59(0.81)

effort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1.76(0.81)

happy 비교 잘 지냈다고 생각한다 2.40(1.11)

dislike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34(0.65)

sleep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1.57(0.81)

enjoy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2.40(1.12)

lonely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 다 1.53(0.80)

going 도무지 무엇을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1.56(0.83)

표 1. 우울 증상의 문항 내용 문항별 평균과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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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

음(하루미만)”~4=“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

일~7일 정도)”)상에 평정한다. 우울 증상의 문

항 내용 문항별 평균과 표 편차는 표 1과

같다. 총 10문항이며, 두 문항(“비교 잘 지냈

다고 생각한다”,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은

역채 한다. Kohout 등의 연구(1993)에서의

Cronbach’s α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

다.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반 삶의 질 1문항과 건

강 경제상태, 배우자 자녀와의 계를

포함하는 4개 역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4문

항을 합한 총 5문항으로 평가하 다. 문항 내

용 문항별 평균과 표 편차는 표 2와 같

다. 고령화연구패 조사 자료는 5개 문항을

0~100 (0=“만족하지 않는다”~100=“만족한

다”)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네트워크 구조 내 계의 일 성 해석

의 용이성을 해 역채 하 다. 따라서 100

에 가까울수록 해당 역에 만족하지 않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

이었다.

자료 분석

네트워크 추정

우울 증상 네트워크 구조를 확인하기 하

여 CES-D 10의 우울 증상 10문항을 투입한 네

트워크 분석, 그리고 노인 우울 증상과 삶의

만족도의 네트워크 구조를 확인하기 하여

CES-D 10문항과 삶의 만족도 문항을 투입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네트워크는 노

드(node)와 엣지(edge)의 두 요소로 구성된다.

노드는 원으로 시각화되며, 증상과 같은 변

인을 표상한다. 두 노드를 연결하는 선인 엣

지는 편상 (partial correlation)이나 승산비(odds

ratio) 등 두 노드 간의 계를 표상한다. 엣지

의 두께는 엣지의 가 치를 반 하며, 두꺼울

수록 노드 간 상 이 강함을 의미한다. 엣

지의 색은 계 양상을 표시하며, 록색은

정 상 , 빨간색은 부 상 을 의미한다.

Fruchterman-Reingold 알고리즘(Fruchterman &

Reingold, 1991)에 따라, 다른 노드와 강하게

연결된 노드일수록 네트워크의 앙에 배치

되었다.

네트워크 추정 시각화를 해 R 패키지

qgraph(Epskamp, Cramer, Waldorp, Schmittmann,

& Borsboom, 2012)를 사용하 다. 문항 간 편

상 (partial correlation)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Gaussian graphical model, GGM)가 추정되었으

며, 이때 엣지는 네트워크 내 다른 노드들과

변인 명 문항내용 M(SD)

삶의

만족도

overall 반 인 삶의 질(행복감)에 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39.73(16.20)

health 자신의 건강상태에 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46.03(20.39)

economic 자신의 경제상태에 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47.09(20.00)

spouse 배우자와의 계에 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33.32(15.39)

child 자녀와의 계에 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32.09(16.52)

표 2. 삶의 만족도 문항 내용 문항별 평균과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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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두 노드 간의

계를 나타낸다. 허 양성(false-positive) 엣지

를 제거하기 하여 graphical LASSO(graphical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glasso) 알고리즘을 통해 GGM을 정규화하 다.

glasso 알고리즘은 작은 계수를 0으로 제한함으

로써 과 합(over-fitting)을 방지하고 간명한 네

트워크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glasso

알고리즘은 하이퍼 라미터(hyperparameter) 감

마(γ)가 사 에 정의되었을 때, 확장된 베이

지안 정보기 (extend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을 이용해 튜닝 라미터인 람다(λ)를

선택하여 최 의 간명성을 보이는 네트워크를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γ를 0.5로 설정하

으며(Foygel & Drton, 2010), γ 값이 클수록 더

은 수의 엣지를 가진 간명한 모형을 추정한

다. R 패키지 bootnet(Epskamp, Borsboom, &

Fried, 2018)을 사용하여 두 노드의 엣지 가

치가 네트워크 내 다른 엣지 가 치들과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기 하여 부트스트랩 차이

검증(bootstrapped difference tests)을 실시하 다.

심성 분석

네트워크 내에서 개별 우울 증상의 상

요성을 살펴보기 하여 심성 분석을 실

시하 다. 강도 심성(strength centrality), 근

심성(closeness centrality), 그리고 매개 심성

(betweenness centrality)의 세 가지 심성 지수

를 계산하 다. 강도 심성은 한 노드에 연

결된 엣지 가 치 댓값의 합으로 계산되며,

한 노드의 활성화가 연결된 다른 노드의 활성

화와 얼마나 련되는지를 반 한다. 근

심성은 한 노드에서 네트워크 내의 다른 모든

노드로의 평균 최단 거리의 역수로 계산되며,

다른 노드로 얼마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

를 반 한다. 매개 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두 노드의 최단 경로 사이를 매개하는 정도

로 계산된다(McNally, 2016). 심성 지수가

높을수록 네트워크 내에서 해당 노드의

요성이 큼을 의미하며, 각 지수는 R 패키지

qgraph(Epskamp et al., 2012)로 계산하 다.

심성 지수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하

여 사례-감소 부트스트랩 차(case-dropping

bootstrap procedure)를 사용해 상 안정성 계수

(correlation stability coefficient: CS-계수)를 계산하

다. CS-계수는 사례 수를 감소시켜가며 심

성 계수를 반복 계산했을 때, 원래의 심성

지수와 95% 확률로 .70 이상의 상 을 유지

할 수 있는 최 감소 비율을 나타낸다. CS-

계수는 .25 이상이어야 하며, .50 이상일 경

우 심성 지수가 안정 인 것으로 단한

다(Epskamp et al., 2018). CS-계수는 R 패키지

bootnet(Epskamp et al., 2018)으로 계산하 다.

교량 심성 분석

노인 우울 증상과 삶의 만족도 간의 연결

증상을 확인하기 해 교량 심성(bridge

centrality) 분석을 실시하 다. 교량 심성은

체 네트워크가 히 상호 연결된 노드의

군집인 커뮤니티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한

상태에서 둘 혹은 그 이상의 커뮤니티를 연결

하는 데 특정 노드가 심 인 역할을 하는

정도를 반 한다(Jones, Ma, & McNally, 2018).

본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과 삶의 만족도의 두

개 커뮤니티를 가정하여 교량 심성 분석을

실시하 으며, 교량 심성 지수로 교량 기

향(bridge expected influence)을 계산하 다.

교량 기 향은 교량 EI1(bridge expected

influence one-step)과 EI2(bridge expected influence

two-step)로 나뉘며, 자는 특정 노드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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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결된 다른 커뮤니티의 근 노드 간

의 엣지 가 치의 합으로 계산된다. 후자는

자와 유사하나, 다른 노드를 통한 특정 노

드와 다른 커뮤니티의 노드의 간 연결까

지 고려하여 계산된다. 높을수록 네트워크 내

에서 해당 노드가 서로 다른 커뮤니티를 연결

하는 데 요함을 의미한다. 각 지수는 R 패

키지 networktools(Jones, 2017)로 계산하 다.

결 과

우울 증상의 네트워크 구조

네트워크 추정

도출된 정규화된 편상 으로 구성된 노인

우울 증상의 네트워크 구조는 그림 1에 제시

되었다. 우울 증상 네트워크 내에서 강한 연결

을 보인 증상들은 “비교 잘 지냈다고 생각한

다”와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happy-enjoy;

pr=.77), “마음이 슬펐다”와 “많이 우울하다고

생각했다”(sad-depressed; pr=.50),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 다”와 “도무지 무얼

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lonely-going; pr=.47),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하는 것 같

았다”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unfriendly-dislike; pr=.46) 다. 부트스트랩 차이

검증 결과, 상기한 네 개의 엣지 가 치는 다

른 엣지 가 치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 잘 지냈다고 생각한다”와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간의 엣지 가 치

(happy-enjoy)는 모든 엣지 가 치에 비해 컸다.

심성 분석

우울 증상 네트워크의 심성 분석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었다. 강도, 근 매개

심성의 CS-계수는 각각 .75, .75, 그리고 .52

이었으며, 모든 심성 지수가 .50 이상으로

그림 1. 우울 증상의 네트워크 구조

주. unfriendly=“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하는 것 같았다”; sad=“마음이 슬펐다”; depressed=“많이 우울하다

고 생각했다”; effort=“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happy=“비교 잘 지냈다고 생각한다”; disliked=“사

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sleep=“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enjoy=“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lonely=“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 다”; going=“도무지 무엇을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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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이었다. “많이 우울하다고 생각했다”

(depressed)와 “마음이 슬펐다”(sad)는 높은 수

의 강도, 근 매개 심성을 보 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effort)는 높은

수 의 근 매개 심성을 보 다. 반면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sleep)는 낮은 수 의

강도, 근 매개 심성을 보 으며,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enjoy)와 “비교 잘 지냈

다고 생각한다”(happy)는 낮은 수 의 근

매개 심성을 보 다.

우울 증상과 삶의 만족도의 네트워크 구조

네트워크 추정

도출된 정규화된 편상 으로 구성된 노인

우울 증상과 삶의 만족도의 네트워크 구조는

그림 3에 제시되었다. 우울 증상 내에서 강한

연결을 보인 증상들은 “비교 잘 지냈다고

생각한다”와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happy-

enjoy; pr=.77), “마음이 슬펐다”와 “많이 우울

하다고 생각했다”(sad-depressed; pr=.49), “세상

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 다”와 “도무

지 무얼 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lonely-going;

pr=.46),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하

는 것 같았다”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unfriendly-dislike; pr=.44) 다. 삶의 만

족도 내에서 강한 연결을 보인 역들은 다

음과 같으며, 건강과 경제상태(health-economic;

pr=.38), 경제상태와 반 만족도(economic-

overall; pr=.36), 그리고 배우자 계와 자녀

계(spouse-child; pr=.35)의 순이었다.

그림 2. 우울 증상별 강도, 근 매개 심성 지수

주. unfriendly=“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하는 것 같았다”; sad=“마음이 슬펐다”; depressed=“많이 우울하다

고 생각했다”; effort=“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happy=“비교 잘 지냈다고 생각한다”; disliked=“사

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sleep=“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enjoy=“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lonely=“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 다”; going=“도무지 무엇을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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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심성 분석

체 네트워크를 우울 증상과 삶의 만족도

의 두 개 커뮤니티로 가정한 뒤 실시한 교량

심성 분석 결과는 그림 4에 제시되었다. 우

울 증상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 다”(lonely)와 “도무지 무얼 해갈 엄두가 나

지 않았다”(going)는 우울 증상과 삶의 만족도

를 직 간 으로 연결하는 주요 증상이

었던 반면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sleep)는

연결 정도가 가장 약한 증상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배우자 계(spouse)는 우울 증

상과 연결되는 주요 역이었으며, 경제상태

(economic) 역은 가장 연결 정도가 약한 것으

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우울 증상 네트

워크에서 강한 상 을 보 던 증상 은 “비교

잘 지냈다고 생각한다”와 “큰 불만 없이 생

활했다”(happy-enjoy), “마음이 슬펐다”와 “많이

우울하다고 생각했다”(sad-depressed),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 다”와 “도무지

무얼 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lonely-going)

“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하는 것 같았

다”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unfriendly-dislike) 다. 우울 증상 네트워크 내

심성 분석 결과 “많이 우울하다고 생각했다”

(depressed)와 “마음이 슬펐다”(sad)는 높은 수

의 강도, 근 매개 심성을 보인 증상이

었던 반면,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enjoy)와

“비교 잘 지냈다고 생각한다”(happy)는 낮은

근 매개 심성을 보 다. 마지막으로,

그림 3. 우울 증상과 삶의 만족도의 네트워크 구조

주. unfriendly=“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하는 것 같았다”; sad=“마음이 슬펐다”; depressed=“많이 우울하

다고 생각했다”; effort=“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happy=“비교 잘 지냈다고 생각한다”;

disliked=“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sleep=“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enjoy=“큰 불만 없이 생

활했다”; lonely=“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 다”; going=“도무지 무엇을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health=“건강상태”; economic= “경제상태”; spouse=“배우자 계”; child=“자녀 계”; overall=“

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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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와 강한 연결을 보인 교량 증상은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 다”

(lonely)와 “도무지 무얼 해갈 엄두가 나지 않

았다”(going) 으며, 배우자 계 만족도가 우

울 증상과 강한 연결을 보 다.

논 의

본 연구는 2016년 고령화연구패 조사의 제

6차 기본자료를 이용하여 노인 우울 증상과

삶의 만족도의 네트워크 구조 추정을 통해 우

울 증상 네트워크 내의 심 증상을 탐색하고

우울 증상과 삶의 만족도를 연결하는 교량 증

상을 확인하 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울 증상 네트워크 추정 결과, “비교 잘

지냈다고 생각한다”와 “큰 불만 없이 생활했

다”(happy-enjoy; pr=0.77), “마음이 슬펐다”와

“많이 우울하다고 생각했다”(sad-depressed; pr=

0.50),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

다”와 “도무지 무얼 해갈 엄두가 나지 않았

다”(lonely-going; pr=0.47), 그리고 “사람들이 나

를 차갑게 하는 것 같았다”와 “사람들이 나

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unfriendly-dislike; pr=

0.46) 사이의 엣지 가 치가 다른 엣지 가

치들 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성 분석 결과, “많이 우울하다고 생각했

다”(depressed)와 “마음이 슬펐다”(sad) 증상이

높은 수 의 강도, 근 매개 심성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우울 증상이 동등

그림 4. 우울 증상과 삶의 만족도의 교량 심성 지수

주. unfriendly=“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하는 것 같았다”; sad=“마음이 슬펐다”; depressed=“많이 우울하

다고 생각했다”; effort=“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happy=“비교 잘 지냈다고 생각한다”;

disliked=“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sleep=“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enjoy=“큰 불만 없이 생활

했다”; lonely=“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 다”; going=“도무지 무엇을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

았다”; health=“건강상태”; economic=“경제상태”; spouse=“배우자 계”; child=“자녀 계”; overall=“ 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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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많이 우울하

다고 생각했다”(depressed)와 “마음이 슬펐다”

(sad)증상이 우울 증상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우울 증상과 직 으로나 간 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강도 근 심성) 동시에

다른 두 증상 사이를 매개(매개 심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기분이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과 함께 DSM 주요우울장애 진단 기 의 주요

증상이라는 과 부합하며, 우울 증상의 네트

워크 분석을 통해 심 증상을 확인한 선행연

구들과도 부분 으로 일치한다. 를 들어,

규모의 지역사회 청소년을 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Mullarkey, Marchetti, & Beevers, 2018;

Mullarkey, Marchetti, Bluth, Carlson, & Beevers,

2018)에서 슬픔은 자기 오(self-hatred) 외로

움과 더불어 우울 증상의 심 증상이었다.

한 8,557명의 지역사회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Murri, Amore, Respino, & Alexopoulos, 2018)

에서도 우울한 기분은 죽음 소망(death wish),

흥미 상실, 비 주의와 함께 심 증상으로

나타났다.

“많이 우울하다고 생각했다”(depressed)와 “마

음이 슬펐다”(sad) 증상이 우울 증상 네트워크

의 심 증상인 것은 해당 증상들이 다른 우

울 증상의 심각도를 반 하기 때문일 수 있다.

평균 14회기의 심리치료 동안 매회기 측정된

21개 우울 증상의 시간 련성을 살펴본 선

행 연구(Bringmann, Lemmens, Huibers, Borsboom,

& Tuerlinckx, 2015)에서, 우울한 기분이 다른

노드로부터 특정 노드로 들어오는 향의 정

도를 반 하는 내향 심성(indegree centrality)은

높았던 반면, 특정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나

가는 향을 반 하는 외향 심성(outdegree

centrality)이 낮았다. 이는 우울 증상 네트워크

의 역동에서 우울한 기분이 다른 증상들에

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을 시사

한다. 즉, 우울 증상 네트워크 내에서 우울한

기분의 높은 심성은 주변 증상이 심각해진

이후 활성화되는 순차 계를 반 하는 것

일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비교 잘 지냈다고 생각한다”와 “큰 불

만 없이 생활했다” 증상의 경우 엣지 가 치

(happy-enjoy; pr=0.77)가 모든 엣지 가 치들보

다 유의하게 컸지만, 우울 증상 네트워크 내

에서 심성은 낮았다. 이는 두 증상은 서로

간의 연결은 강하나 다른 증상과 연결은 상

으로 약함을 시사한다. 다른 증상들과 달리

두 증상이 역채 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

과는 측정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도

있다(Cho & Hong, 2013; Woods, 2006; Wood,

Tayler, & Joseph, 2010). 이와 련해 시뮬 이

션을 통해 역채 문항이 요인구조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본 Woods(2006)는 역채 방식으

로 인한 부주의한 응답이 심리 측정 속성에

향을 미쳐 역채 된 문항과 그 지 않은 문

항으로 구성되는 요인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

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 CES-D 척도에서 측

정방법(i.e., 역채 )의 향력을 제거하고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Wood et al., 2010;

Yu, Lin, & Hsu, 2013), 역채 문항 요인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 한국 노인의 문항 반응

패턴을 반 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한국 노인이 정 정서의 보고

를 꺼리는 특성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e.g.,

Jang, Kim, & Chiriboga, 2005; Jang, Small, &　

Haley, 2001). 를 들어, 한국과 미국의 주요

우울장애 노인을 상으로 CES-D의 문항 반응

패턴을 살펴본 비교문화연구(Lee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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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정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e.g., “비교

잘 지냈다고 생각한다”와 “큰 불만 없이 생활

했다”)에서 한국 노인이 미국 노인에 비해

정 정서 보고를 꺼리는 유의한 반응 패턴의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 역채 된 정 정서

문항의 평균 수가 다른 문항의 평균수

(0.02-0.30)보다 높은 1.59-1.79로 나타났는데,

이는 0-3 Liktert 척도를 사용한 Lee 등의 연

구(2011)와 달리 본 연구에서 1-4 Likert 척도

를 사용했음을 고려할 때, 각각 2.40 이었던

본 연구에서의 정 정서 문항의 평균 수와

유사한 수 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정 정서를 측정하는 두 증상(i.e.,

“비교 잘 지냈다고 생각한다”와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이 우울 증상 내에서 다른 증

상들과 상 이 약했던 것은 측정방법의 향

혹은 문항 반응 패턴을 반 한 결과일 가능성

이 있다.

우울 증상과 삶의 만족도 네트워크의 교량

심성 분석 결과, 우울 증상 삶의 만족도

와 강한 연결을 보인 교량 증상은 “세상에 홀

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 다”(lonely)와 “도무

지 무얼 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going) 다.

15세부터 69세까지의 4,589명의 CES-D 자료를

요인분석한 김진 등의 연구(2000)에서 두 증

상은 고립감 혹은 외로움으로부터 비롯되는

강한 부정 감정을 반 하는 정서 고통 요

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로 볼 때, 이 두 증상이 지각된 사회 고립

감인 외로움(Masi, Chen, Hawkley, & Cacioppo,

2011)을 반 하는 것일 수 있다. 비록 외로움

은 DSM의 우울증 진단 기 에 포함되지는 않

으나, 노인 우울증의 안 진단 기 으로

제안될 만큼 우울증을 설명하는 주요한 증상

으로 간주된다(Saracino, Rosenfeld, & Nelson,

2016). 를 들어 10,969명의 50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한 규모 연구에서 ‘이야기 할 사

람이 없음’이 우울 증상의 발생과 강한 상

을 보 으며(OR=5.0; Kaji et al., 2010), 지역사

회 노인 집단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로움

이 우울증 발병의 61%를 설명하는 주요 증상

으로 나타났다(Golden et al., 2009). 외로움을

반 하는 두 증상이 우울증과 삶의 만족도를

연결하는 주요 교량 증상이라는 결과는 외로

움이 삶의 만족도 하와 유의한 상 을 보임

을 찰한 선행연구 결과(오선 , 2008; Liu &

Guo, 2007; Mellor, Stokes, Firth, Hayashi, &

Cummins, 2008)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외로움은 우울한 노인의 자살 험 증가와

도 련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외로움은 요

한 타인 집단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인식인 좌 된 소속감의 주요 구성 요인으로,

자살의 인 계 이론에서 좌 된 소속감은

인식된 짐스러움과 함께 자살의 강력한 험

요인이다(Joiner, 2005; Van Orden et al., 2010).

좌 된 소속감은 우울한 노인의 자살 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를 들면, 우울하지

만 자살시도를 하지 않은 노인우울집단에 비

해 자살시도를 한 노인우울집단의 좌 된 소

속감 수 이 높았으며, 좌 된 소속감은 우울

한 노인의 인 계 문제와 자살 시도의 계

를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rison et

al., 2010). 이러한 본 연구 선행 연구 결과

들을 고려할 때, 노인의 우울 증상과 련된

삶의 만족도 하를 완화하기 해서는 외로

움을 주된 우울증 치료 목표의 상으로 설정

하는 것이 효과 일 수 있다. 외로움은 사회

상호작용이나 계의 객 측면 보다는

사회 고립의 지각된 수 을 반 하므로, 부

응 사회인지를 다루는 치료가 외로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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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효과 인 개입으로 제안된다(Masi et al.,

2011). 를 들어, 김문 과 정 희(2003)는 65

세 이상의 지역사회 노인을 상으로 주 2회

씩 5주에 걸쳐 90분간, 인지 재구성 훈련과

행동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9회기의 인

지행동 집단 상담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역

기능 태도의 감소와 동시에 외로움 우울

증상이 효과 으로 감소되었고, 그 효과가 8

주 후까지도 비교 안정 으로 지속되었다.

한, 65세 이상의 시설 노인 92명을 상으

로 정서 인식을 증진시키고, 계의 정 인

측면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90분간의

회상치료를 9주간 실시한 결과, 기자 통제

집단에 비해 처치집단의 외로움 반 인

우울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심

리 안녕감이 증진되었으며, 3개월 후까지

치료 효과가 지속되었다(Chiang et al., 2009).

한편, 삶의 만족도 역 우울 증상과

강한 연결을 보 던 역은 배우자 계의

만족도 는데, 실제 선행연구는 부부간의

갈등(Whisman, Uebelacker, Tolejko, Chatav, &

McKelvie, 2006), 낮은 결혼 만족도(Bookwala &

Jacobs, 2004), 낮은 부부간의 지지(Choi & Ha,

2011) 낮은 부부친 감(박혜옥, 육성필,

2013)이 높은 수 의 우울 증상과 련이 있

음을 확인하 다. 사람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살아갈 날이 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서

으로 친 한 계에 더 가치를 두게 된다는

사회정서 선택 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Carstensen, Isaacowitz, & Charles, 1999)을

고려할 때, 배우자와 같은 친 한 계에서의

만족도와 우울증의 련성은 노인에서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부부갈등과 우

울 증상의 련성은 청년 집단보다 노인 집단

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Bookwala & Jacobs,

2004),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 정도가

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hisman, 2007).

한 년층(45-59세)과 노년층(60세 이상)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의 계를 살펴본 선행연

구(Ryu et al., 2013)에서 년층의 경우 경제상

태 만족도가 우울 증상과 가장 강한 련성을

보인 반면 노년층의 경우 배우자 자녀와의

계 만족도가 우울 증상과 가장 강한 련성

을 보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한계 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 , 횡단자료의 사용으

로 변인 간 계의 인과 해석은 불가능하다.

를 들어 심성 분석을 통한 지수의 해석의

경우 심 증상의 활성화가 다른 증상의 활성

화를 유도할 가능성을 반 하는 것으로 간주

되나(McNally, 2016), 횡단 자료의 상 에 기반

한 네트워크 분석은 계의 방향성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신 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횡단 자료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은

증상간의 순차 계에 한 단서를 제공할

뿐이며, 이러한 계는 실험 혹은 향 종

단 연구를 통해 구체 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령화연구패

조사 자료는 우울 증상 측정을 해 단축형

CES-D 척도를 사용하 다. DSM 진단 기 의

주요우울장애 증상은 9가지이며, 그 일부

는 불면 혹은 과다수면과 같은 정반 의 특성

까지 포 하나, 단축형 CES-D 척도는 주의 집

의 어려움, 식욕의 변화, 자살 사고와 같은

증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과

민성과 같은 DSM 진단 기 에 포함되지 않으

나 우울 평가 도구에 포함되는 증상들을 포함

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DSM 진단

기 에 포함된 증상과 유사한 정도의 심성

을 보 음을 고려할 때(Fried et al., 2016),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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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다양한 우울 증상을 포함하는 평가도

구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구조 심 증상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서는 우울 증상의 네트워크 구조에 향을 미

칠 수 있는 연령, 성별과 같은 변인을 고려하

지 않았다. 실제 선행연구는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우울 증상 양상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

성을 시사한다. 를 들어, “슬픔 없는 우울

증”(Gallo et al., 1997; Gallo & Rabins, 1999),

“ 성 우울”(Alexopoulos et al., 1997) “우

울증-집행기능장애 증후군”(Alexopoulos et al.,

2002) 같은 노인 특유의 증상 양상들이 제안

되어 왔다. 한 1,115명의 네덜란드 성인을

상으로 주요우울장애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식욕 체 의 증가, 과다

수면 등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형 인(atypical)

우울 양상을 보인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Schuch, Roest, Nolen, Penninx, & Jonge, 2014).

이러한 결과는 연령 성별에 따라 우울 증

상의 네트워크 구조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노인 우울의 심 증상 우울

과 삶의 만족도를 연결하는 교량 증상에서 연

령차 성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통

원인을 가정한 기존의 근방식과 달리 개별

증상간의 계에 심을 둔 네트워크 모형을

용하여, 우울 증상 네트워크 내 심 우울

증상 우울 증상과 삶의 만족도를 연결하는

교량 증상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

해 우울한 기분 증상(“마음이 슬펐다”와 “많이

우울하다고 생각했다”)이 우울 증상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증상들과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심 증상임을 확인하 다. 한 외로움

이나 고립감으로부터 비롯된 정서 고통을

반 하는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 다”와 “도무지 무얼 해갈 엄두가 나지 않

았다” 증상은 노인 우울 증상과 삶의 만족도

를 연결하는 교량 증상임을 확인하 다. 이러

한 결과는 심 증상과 교량 증상을 고려하는

노인 우울의 평가 개입이 우울 증상 개선

과 더불어 우울과 련된 삶의 만족도 하를

완화하는데 효과 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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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twork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Donghee Jeong Eun-Jung Shim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network structure of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bridging symptoms linking depression to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Participants were 4,584

adults over the age of 65 who completed the 2016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survey. Study

variables were assessed using the short-form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and

five items assessing five domains of life satisfaction. In the network of depression, “depressed” and “sad”

were central symptoms, strongly associated with other depressive symptoms, while the symptoms “lonely”

and “going” were bridging symptoms. The impact of a depressed mood was strongest within the network

of depression, and loneliness was the bridge symptom connecting depression to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se symptoms may be an effective target of intervention to alleviate the detrimental

impact of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Key words : older adults,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network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