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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자살생각 위험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 및 

사회관계와 활동참여의 조절 작용: 
생애주기와 성별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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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 김재우***

본 연구의 목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관계적 요인이 한국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 사회계층적 위치에 따른 자살사고 위험 격차가 사회관계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생애주기와 성별

을 고려한 하위집단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자살생각 경험의 계층적 불평등은 성별이 아닌 생

애주기에 따라 현저한데,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는 노년층보다 중년층과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다. 둘째, 1차 집단과의 상호작용 빈도가 정기적인 모임 참여에 비해 자살사고와 관련성이 더 

높았지만, 가까운 친구와의 접촉 빈도는 청년층에서만 중요하며, 가족 친지를 제외한 이웃이나 

친구와의 교류 및 활동 참여의 직접 효과는 노년층에게 무관한 편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달리, 

사회적 관계와 참여활동의 각 유형이 가지는 효과는 동일한 생애주기 내에서도 성별 차이를 보여

준다. 셋째, 사회관계적 요인은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웃이나 친구와의 

접촉, 여가활동 및 친목활동 등은 자살생각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를 조절하며, 이들의 

역할은 하위집단별로 상이하다. 청년 남성에게는 친목모임, 그리고 청년 여성과 중년 남성에게는 

가까운 이웃과의 교류와 여가활동이 각각 하위계층의 정신건강상 불리함을 보완해 주는 자원들을 

제공한다. 반면 노년 여성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층일수록 이웃이나 친구 접촉 또는 친목

활동 참여가 활발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자살생각 경험에서 더 큰 격차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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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은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맞게 2003년 이래 OECD 국가들 중에서 가

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해 왔다. 한국인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010년을 기점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2016년에도 여전히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는 25.8명으로 OECD 평균값 11.6명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매일경제 2018). 자살

을 생각해본 경험은 자살시도나 자살행위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위

험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간주되며 실제로 자살률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최근까지 국내의 경험적 연구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을 규명해 왔다. 무엇보다도 우울감이나 스트레

스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서 자살사고와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김현순‧김병

석 2008; 한삼성 외 2009; 박병선 2012). 심리적 요인에 비해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소득이나 학력, 주관적 계층의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Kim et al. 2010; 남

석인 외 2016; Ki et al. 2017; Kim & Yoon 2018), 사회적 지지 및 사회활동(배지

연 외 2005; 이은석 2010; 이인정 2011; 이묘숙 2012; Ra & Cho 2013; 김명일 ‧ 신
혜리 2013), 지역사회의 맥락적 특성의 효과(신상진 ‧ 조영태 2007; Han & Lee 

2012; 신상수 ‧ 신영전 2014, 2017) 역시 확인된 바 있다. 일군의 선행연구들은 성별 

또는 생애주기에 따라 자살생각 경험에 대한 주요 변인들의 효과가 상이함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강상경 2010; Park et al. 2010; 모지환 ‧ 배진희 2011; Chin et al. 

2011; 박병선 2012; 이상영 외 2012; Lee et al. 2013; Ra & Cho 2013; 박준식 ‧ 김
영범 2014; 김선영 외 2014; 이수인 2016; Lee 2016; Kim et al 2016; Choi et al. 

2017; Kim & Yoon 2018).

본 논문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육체건강 및 정신건강을 좌우한다는 건강불평등의 

관점에서(Williams 1990; Link & Phelan 1995) 사회계층적 위치에 따른 자살위

기의 격차를 연구문제의 출발점에 둔다.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지표는 물론(Cho 

et al. 1998; 강상경 ‧ 권태연 2008; 이현주 외 2008; Back & Lee 2011; 송이은 ‧
김진영 2012; 성준모 2013; 박지은 ‧ 권순만 2015), 자살위험의 경우에도 교육수

준, 가구소득 또는 고용상태에 따라 사회계층적 불평등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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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Kim et al. 2010; Ki et al. 2017; Kim & Yoon 2018). 본 논문에서도 자살생

각 여부가 교육수준, 가구소득, 직업 지위로 구성되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불

균등하게 분포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두고

자 한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역박탈의 맥락적 효과 또는 사

회계층적 위치와 사회‧환경적 요인의 개별 효과를 분석해 왔다면, 근래에는 건강의 

사회계층적 불평등과 사회자본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진다(Veenstra 2000; 

Dahl & Malmberg-Heimonen 2010; Uphoff et al. 2013; Vyncke et al. 2013). 본 

논문에서는 특히 개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관계적 요인의 상

호작용 효과에 주목하면서, 자원대체(resource substitution) 및 자원배가(resource 

multiplication)에 대한 논의(Ross & Mirowsky 2006, 2011; 김진영 2016, 2018)를 

적용해 본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자살생각 경험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

의 효과가 어떤 유형의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회계층에 따른 정신건강의 격차가 삶의 주어진 상황이나 현실적 여건들과 결부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결과라고 할 때, 사회계층에 따른 자살사고 위험의 격차를 

완화하는 보다 특정적인 개인의 외적 보호요인들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처럼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회지지망의 규모나 기능보다는 개

인 커뮤니티 연결망(personal community network)이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과 

같은 1차 집단은 물론 다양한 2차 집단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에 주된 관심을 둔다

(Kahn & Antonucci 1980; Wellman & Wortley 1990). 서로 다른 유형의 사회적 

관계와 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긍정적이지만

은 않을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Fiori et al. 2006; 이민아 2013a).

둘째, 선행연구들은 자살생각 경험에 미치는 사회관계, 사회활동,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성별이나 생애주기에 따라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Park et al. 2010; 

Ra & Cho 2013; 김재우 2018). 우울감으로 대표되는 정신건강의 사회계층적 불평

등이 성별 또는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나듯이(강상경 ‧ 권태연 2008; 김주희 외 

2015),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살생각 격차를 조절하는 사회관계적 요인도 이들 

집단 간에 차별적으로 작동할 것이라 예상된다. 개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연결망의 

구성과 의미 있는 타자들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주요 생애주기에서의 연령 규범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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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화된 사회적 역할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Morgan 1988; McDonald & Mair 

2010; Eriksson & Ng 2015). 또한 같은 생애주기 내에서도 일상생활의 여건과 경

험, 친밀한 관계의 범위 등이 성별에 따라 이질적이기 때문에 단일 차원으로 환원

할 수 없는 교차성이 존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만약 어떤 연령대나 특

정 집단 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커지더라도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

는 관계 자원들이 더욱 평등하게 작용한다면 해당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정신건강 

격차는 줄어들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사고 위험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 및 사회관계적 변인들의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를 파악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살생각

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은 사회집단 내

에 또는 사회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건강상의 체계적인 격차로서 사회구조 및 사

회과정의 산물이다(윌킨슨 2004, 2008; 마멋 2017). 사회계층적 위치는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에 따라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및 취약 

정도가 차별적이며, 심리사회적 자원과 같은 보호요인에 대한 접근성 또한 가변적

이다(House 2001; Diderichsen et al. 2001; 이민아 2013b). 사회경제적 지위는 건강

불평등의 발생 기제에서 원인(distal factors)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중재 역할을 담

당하는 근접 상황(proximal situations)이나 심리사회적 요인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계층은 건강불평등의 대표적인 사회구조적 원인으

로 지목되어 왔다(Williams 1990; Link & Phelan 1995).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미국에서 사회계층적 위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 상

태가 더 나쁘다는 것은 그다지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이들의 강한 연관성은 사

회경제적 지위를 상이하게 측정하더라도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들에 대해 일관되게 

나타난다(Yu & Williams 1999). 또 다른 일례로서 영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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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에 의하면, 교육수준, 소득, 고용상태의 영향력과는 별개로 주관적 계층 귀속

감의 효과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비만, 우울 등을 비롯한 여러 건강 지표들

에서 확인되고 있다(Alder et al. 2000; Singh-Mnoux et al. 2005; Demakakos et al. 

2008; Nobles et al. 2013). 특히 실업 상태,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과 같은 열등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살위험 정도를 가늠하는 주요 요인으로도 다루어져 왔다

(Kposowa 2001; Qin et al. 2003; Lorant et al. 2005; Aschan et al. 2013).

국내 연구들을 보면, 사회계층 유관 변수들의 효과는 우울감과 같이 정신건강 상

태를 반영하는 주요 지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Cho et al. 1998; 강상경

‧ 권태연 2008; 이현주 외 2008; Back & Lee 2011; 송이은 ‧ 김진영 2012; 성준모 

2013; 박지은 ‧ 권순만 2015). 나아가 일련의 논문들은 자살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직 ‧ 간접적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교육수준과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Kim et al. 2010); 주관적 계층의식과 자살충동(남석인 외 2016); 교육

수준, 가구소득, 고용상태와 자살시도(Ki et al. 2017) 및 자살생각(Lee et al. 2013; 

Kim & Yoon 2018).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개별 변수

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논문에서는 자살생각 경험이 교육수준, 가구소득, 직업 지

위를 합산한 사회계층적 서열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포할 것이라 예상한다.

2. 사회관계적 요인과 자살생각

건강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사회적 지지나 사

회자본과 같은 근접 요인에 의해 매개되거나 조절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전자

의 접근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관계의 질이나 사회활동 참여 등의 개

인별 차이로 나타나며, 이러한 기제를 통해 건강상의 체계적 격차가 야기된다는 주

장을 내세운다(Kawachi et al. 1997; Phelan et al. 2010). 반면에 후자의 접근은 사

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사회적 지지 또는 사회자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사회관계적 요인과 건강위험 간의 연관성이 사회계층적 

위치에 의존적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은 건강의 지역불평등 

관점에서 주로 개인 수준 변수들과 지역 수준 특성들의 상호작용을 다루어 왔다

(Uphoff et al. 2013; Vyncke et al. 2013).

다수의 국내 논문들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완화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지역 수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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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자본이나 지역박탈의 주효과 및 조절효과를 입증함으로써 우울감에 미치는 근린 

환경의 영향력이 존재함을 보여주기도 한다(고정은‧이선혜 2012; 한보영 ‧ 강정한 

2015; 최광수 2016).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살위험 격차에 대한 관계적 

자원이나 사회활동의 완충작용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비한 편이다(김중백 2013). 

대부분의 논문들은 사회관계적 요인의 직접효과를 규명하고 있지만(Park et al. 

2010; Ra & Cho 2013; 김재우 2018),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우울의 영향력

이 긍정적 대인관계에 의해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존재한다(Lee 

2016). 또한 노년 인구의 자살생각에 대해서 여가활동이나 사회참여, 사회적 지지

를 포함한 심리사회적 자원에 의한 완충작용이 확인되기도 하였다(배지연 외 2005; 

이은석 2010; 이인정 2011; 김명일‧신혜리 2013). 이들 연구는 사회관계적 요인의 

조절효과에 주목하고 있으나, 자살생각 경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

는가를 살펴본 것은 아니다(예: 김영범 ‧ 박준식 2017).

본 연구는 개인 수준에서 사회계층적 위치와 사회관계적 요인의 효과가 어떤 형

태로 결합되어 나타나는지에 주된 관심을 둔다. 구체적으로, 자살생각 경험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1차 집단과의 교류빈도와 사회활동 참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조절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은 복수의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노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스

트레스 대처 능력도 원만하여 더 많은 건강상의 이점들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자

원배가 가설은 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강화되는 양상을 설명해준다. 둘째, 사

회적 위계구조의 상층에 속한 이들은 복수의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특정 자

원의 중요성이 약화되지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자원을 대체할 다른 

자원이 적기 때문에 특정 자원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원

대체 가설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건강위험이 사회관계적 요인을 통해 완

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Ross & Mirowsky 2006, 2011; 김진영 2016, 2018). 

근래 다층분석 결과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자본의 상호의존성을 보여주는 전

자보다는 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자본에 의해 완화되는 후자를 더 지지하

고 있다(Uphoff et al. 2013; Vyncke et al. 2013; 김형용 2010).

3. 생애주기 및 성별 자살생각

우울감에 관한 주요 변인들의 효과가 연령집단별로 차별적이듯이(강상경 ‧ 권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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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김영범 2015; 김주희 외 2015), 자살생각 역시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영향력이 상이하게 발휘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인지 및 우울 경험과의 

연관성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모두 존재하지만, 청년층에서는 가구소득과 기혼 여부, 

중년층에서는 가구소득과 주관적 건강 상태, 노년층에서는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흡

연 여부가 주된 요인이었다(김선영 외 2014). 자살생각 경험과 가족주의 가치관 간

의 유의미한 관계는 청 ‧ 장년집단보다는 노년집단에서만 존재하였으며(박준식‧김영

범 2014),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 중에서도 학력과 고용상태의 효과는 청년기에, 

가구소득의 효과는 중년기에 더 현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Kim & Yoon 2018). 청

년층과 중년층에서 각각 도구적인 사회활동과 취미활동 참여가 자살생각 가능성을 

줄이지만, 노년층의 경우 종교생활 참여와 자살사고 위험에는 정적 관계가 성립했

다(Ra & Cho 2013).

일군의 연구들은 우울 증세와 같은 정신건강상의 위험은 물론(Back & Lee 

2011) 자살성 유관 변인들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자살생각에 미치는 우울의 영향력은 여성보다 남성들 사이에서(강상경 2010; Chin 

et al. 2011), 우울감의 효과에 대한 주관적 대인관계 질의 완충작용은 여성 집단에

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Lee 2016). 중년기 여성들의 자살생각 경험은 배우자의 부

재 및 가족갈등의 부정적 대처 방식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으며(엄현주‧전혜정 

2014),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가정생활 만족도, 가사노동시간 등 가

족 관련 요인의 효과에서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이수인 2016). 그밖에 흡연 여부, 

급격한 체중 변화와 자살생각의 관계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에 상이함이 존재한다

(이상영 외 2012). 자살생각은 아니지만 자살시도 가능성은 남성들의 경우 가구소

득과 심근경색 등에 영향을 받으며, 여성들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 기초수급대상 여

부, 가족과의 접촉, 여가활동, 음주 빈도 등과 관련되어 있었다(Kim et al. 2016).

여러 연구들이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 결정요인의 성별 차이와 연령집단별 차이

를 동시에 다루고 있으나(박병선 2012; Lee et al. 2013; Choi et al. 2017), 소수의 

연구에서만 성별과 연령집단을 교차시킨 하위집단 분석이 수행되었다. 먼저 동일한 

우울감 경험에 따른 자살생각 가능성은 여성보다 남성 사이에서 더 높은 편이나, 

65세 이상 여성집단의 경우에만 다른 세 집단과는 달리 우울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강상경 2010).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청년층보다 중

년층에서 더 강했는데, 같은 중년기더라도 정서적 지지는 남성에게, 도구적 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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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유의미한 자원이었다(Park et al. 2010). 전체 성인에 대해서는 우울과 스

트레스 모두 자살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나, 노년기 남성과 달리 노년기 여성

의 경우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은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모지환‧배
진희 2011). 이들 연구에서는 성별이나 연령을 단순히 통제변수나 개별적인 조절변

수로 사용하지 않고, 자살사고 위험의 결정요인들이 보다 세분화된 하위집단별로 

상이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고찰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관

계적 요인의 주효과 및 후자의 완충효과가 생애주기는 물론 동일한 연령집단 내에

서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만 하위집단별 차이에 대해

서는 선행연구의 부재를 고려하여 특정한 방향의 가설 대신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가설 1-1.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연구문제 1. 자살생각 경험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는 성 ‧ 연령 

하위집단별로 다를 것이다.

가설 2-1. 가까운 가족 친지(가설 2-1a), 이웃(2-1b), 친구(2-1c)와의 교류가 빈

번할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가설 2-2. 종교활동(가설 2-2a), 친목활동(2-2b), 여가레저활동(2-2c), 자선봉사활

동(2-2d)에 정기적으로 참여할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연구문제 2. 자살생각 경험에 미치는 1차 집단과의 교류와 사회활동 참여의 

개별 효과는 성 ‧ 연령 하위집단별로 다를 것이다.

가설 3-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살사고 위험성의 격차는 가까운 가족 친지

(가설 3-1a), 이웃(3-1b), 친구(3-1c)와의 교류가 빈번할수록 줄어들 것이다.

가설 3-2.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살사고 위험성의 격차는 종교활동(가설 

3-2a), 친목활동(3-2b), 여가레저활동(3-2c), 자선봉사활동(3-2d)에 정기

적으로 참여할수록 줄어들 것이다.

   연구문제 3. 상기한 1차 집단과의 교류와 사회활동 참여의 완충작용은 각각 

성 ‧ 연령 하위집단별로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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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자살생각 경험은 1 또는 0의 값을 가지므로 이항로짓모

형(binary logistic model)을 사용한다.

ln
  ∑  

위의 식에서 는 번째 응답자가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확률을 의미하며, 로짓 모

형을 통해 추정된 계수는 승산을 활용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독립

변수 의 번째 비표준화 회귀계수 가 주어질 때, exp()는 승산비(odds ratio: 

OR)를 가리킨다. 따라서 해당 독립변수가 한 단위만큼 증가할 경우, 승산은 exp()

만큼 증가하게 된다. 독립변수의 효과 크기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승산의 퍼

센트 변화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변화량은 (승산비-1)*100(%)을 통해 구할 수 있다.

통계적 추정은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를 따른다. 가설 1-1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체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각각의 

사회관계 변인의 주효과를 파악한다.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의 경우에는 상호작

용 분석 대신 하위집단 분석을 적용하여, 먼저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을 비교한 다

음, 같은 연령집단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별 차이를 검토한다. 가설 3 및 연구문

제 3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가 사회관계 및 사회활동의 유형별로 조절

변수 값들에 따라 가변적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 식에서 예측변수 

와 조절변수 로 구성된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

증할 수 있다. 가설 3-1과 3-2의 성립 여부는 전체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살펴보며, 

연구문제 3의 경우에는 우선 연령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고, 각 연령집단에서 남녀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추정한다.1)

1) 상호작용 분석은 초점 독립변수의 효과가 하위집단에 따라 차별적인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제변수들의 효과가 집단별로 동일함을 전제해야 한다. 연구문제 3의 경우에

는 사회경제적 지위, 조절변수, 성별 더미 및 연령집단 더미 변수들이 결합된 4원 상호작용

(four-way interaction) 효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2원 및 3원 상호작용항들이 회귀모형

에 포함되어야 한다. 논의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상호작용 분석결과를 본문에 별도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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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은 어떤 하위집단에서 어떤 유형의 사회관계 또는 사회활동이 사회경

제적 지위에 따른 자살사고 위험의 격차를 조절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조절

변수의 특정 값에서 예측변수가 가지는 단순기울기(Aiken & West 1991)는 건강 

상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 효과의 변화 정도를 반영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주요 하위집단에 초점을 맞춰 조건부 한계효과

(conditional marginal effects)를 의미하는 순간변화율 대신 조절변수의 평균, 

+1SD(표준편차)와 -1SD에 해당하는 값들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살생각 

예측 확률의 변화를 보여주고자 한다(Mitchell & Chen 2005). 시각화를 위해서는 

여타 통제변수의 값들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우울감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서는 평균값을 부여하였으며 가변수들의 경우 모두 참조 범주를 사용한다. 결과적

으로 본 논문에서 조절효과의 크기는, 음주나 흡연 경험이 모두 없는 읍 ‧ 면 거주 

기혼자로서 기초생활수급 비대상자이면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으며 평균 수준의 

우울 및 건강 상태를 가진 성인을 기준으로 추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하 모든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tata SE 15.0을 통해 수행되었다.

Ⅳ. 자료 및 측정

1. 분석자료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사회건강조사(Community Health Survey)

를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해 왔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에 근거하여 250여 개 시‧군‧구 보

건소별로 900명 내외의 표본을 추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지표의 중요도와 활용성, 표본 크기 등을 고려하여 조사

항목들을 1년, 2년, 4년 주기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변인들을 보면, 

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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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은 매년,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의 경우 2년 간격으로, 자살

생각 경험에 대해서는 4년마다 측정되었다. 아울러 건강 관련 전국조사로는 유일하

게 거주지 주변의 다양한 환경적 요소에 대한 문항들을 2년 주기로 탑재한다.

본 연구는 2017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사용하는데, 해당 연도는 상기한 

세 가지 관심 변인들이 동시에 측정된 가장 최근 시점이기 때문이다. 2017년도 조

사의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에 대한 표본 크기는 228,381명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각각 44.9%, 55.1%이며, 청년층(39세 이하), 중년층(40세 이상 64세 이하),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31.8%, 38.5%, 29.7%를 차지하고 있다.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먼저 종속변수인 자살생각 경험은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경우(1)와 없는 경우(0)로 측정되었다.

핵심 예측변수인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세 가지 객관적 지표들을 고려하

였다. 첫째, 가구소득은 월평균 100만 원 미만(1)에서 600만 원 이상(7)까지 총 7개

의 범주를 가진다. 둘째, 교육수준 역시 무학‧서당‧한학(1)부터 대학원 졸업 이상(7)

까지 동일한 수의 범주로 구성된 서열변수이다. 셋째, 직업지위에 대해서는 무직

(1)부터 관리자(7)까지 서열화하였다(유홍준‧김월화 2006; 윤태호 외 2010; 김동진 

외 2013). 최종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는 각 문항에 대한 척도값들을 합산하

여 구하였다.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살생각 경험의 격차를 조절하는 사회관계적 요

인으로 두 가지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첫째, 1차 집단과의 교류빈도에 대해서는 가

족을 포함한 친지, 이웃, 그리고 이웃을 제외한 친구에 대해 각각 ‘한 달에 한 번 미

만’(1)부터 ‘일주일에 네 번 이상’(6)까지 총 6개의 범주가 주어져 있다. 이메일, 메

신저서비스,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상호작용은 해당되지 않으며, 각 1차 집단의 구

성원 중에서 가장 빈번히 접촉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둘째, 사회활동의 경우

종교활동, 친목활동(예: 계모임, 동창회, 노인정, 향우회, 종친회), 여가활동 또는 레

저활동, 자선단체활동(예: 사회사업활동, 봉사활동)에 대해 구성원 여부나 일회적 

활동이 아니라 한 달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를 예(1) 또는 아니오

(0)로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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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성별 1. 남성, 0. 여성

연령집단 1. 청년층 19~39세, 2. 중년층 40~64세, 3. 노년층 65세 이상

종속변수 자살생각 1.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있음, 0. 없음

예측변수 사회경제적 지위

가구소득, 교육수준, 직업지위 7점 척도를 합산

1) 가구소득: 소득구간의 척도값: 1. 0~100만 원 미만~7. 600만 원 

이상

2) 교육수준: 1. 무학/서당/한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2년/3년제 대학, 6. 4년제 대학, 7. 대학원 이상

3) 직업지위: 1. 무직, 2. 단순노무종사자, 3. 농림어업종사자, 기능

원/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5. 사무종사자, 6. 전문가/관련종사자, 7 관리자

조절변수

가족친지 교류빈도
가까운 가족/친지와의 교류빈도: 

   1. 한 달에 1번 미만~6. 일 주일에 4번 이상

이웃 교류빈도 가까운 이웃과의 교류빈도: 상동

친구 교류빈도 가까운 친구(이웃 제외)와의 교류빈도: 상동

종교활동 참여
종교활동: 

   1. 월 1회 이상 정기적 참여, 0. 그렇지 않은 경우

친목활동 참여 계모임, 동창회 등: 상동

여가활동 참여 여가활동, 레저활동: 상동

자선활동 참여 사회사업활동, 봉사활동 등: 상동

통제변수

우울감(PHQ-9)
지난 2주간 응답자가 겪은 우울 증상에 관한 9개 문항의 응답 평

균: 1. 전혀 아니다~4. 거의 매일

혼인상태 1. 기혼(기준); 2. 이혼/사별/별거; 3 비혼

기초수급대상
1. 과거 수급자 경험 있거나 현재 해당되는 경우, 

0. 그렇지 않은 경우

독거 1. 독거, 0. 동거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1. 매우 나쁨~5. 매우 좋음

음주 평생 음주 여부: 1. 예, 0. 아니오

흡연 평생 흡연 여부: 1. 예, 0. 아니오

거주지역 1. 동; 0. 읍 ‧ 면

동네 사회자본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 ‘이웃에 경조사가 

있을 때, 주민 사이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전통이 있다’에 대한 

응답 평균: 1. 예, 0. 아니오

동네 어메니티
거주 동네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대중교통, 의료서비스 여건에 대한 

만족 여부 평균: 1. 만족, 0. 불만족

동네 안전
‘우리 동네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자연재해, 교통사고, 농작업사고, 

범죄)에 대해 만족한다’: 1. 예, 0. 아니오

<표 1> 측정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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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울감에 대해서는 PHQ-9(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

음’부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생각을 

함’까지 9개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으로 측정되었다. 혼인상태에 관한 가변수

생성은 이혼/사별/별거와 비혼을 기준 범주인 기혼과 비교하는 방식을 따랐다. 기

초수급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가구가 과거 수급자였던 경험이 있거나 현

재 해당되는 경우 변수값 1을 가지도록 하였다. 독거 여부의 경우에는 누군가와의 

동거를 기준 범주로 잡고 가변수를 만들었다. 주관적 건강상태 이외에도 건강위

험 행동을 대표하는 음주와 흡연 여부를 고려하였다. 거주지역에 대한 가변수의

범주 및 해당 값은 ‘동’(1)과 ‘읍 ‧ 면’(0)이다. 끝으로 지각된 동네환경은 7개 관련 

항목에 대한 이분화된 응답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네 사회자본 인식, 동네 어메니

티 만족도, 동네 안전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표 2>에서는 19세 이상 전체 표본 및 각각의 하위집단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를 제시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노년 여성 집단의 

자살생각 위험이 가장 심각하며, 청년층과 중년층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사회경제

적 지위는 급격히 낮아진다. 가까운 친지나 이웃과의 교류, 그리고 정기적인 종교활

동 참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지만 동일한 생애주기일지라도 여성이 남성보

다 높은 편이다. 친구와의 접촉은 청년층에서, 친목활동과 자선활동은 중년층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며, 여가활동 참여는 청년 남성 및 중년 남성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다.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교차분석 및 일원분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살생각 유무부터 동네 안전에 대한 인식까지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하위집단 간

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연령집단과 성별을 교차한 층화 집단에 대한 

분석이 타당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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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전체
청년 
남성

청년 
여성

중년 
남성

중년 
여성

노년 
남성

노년 
여성

자살생각
.070

(.254)
.039 

(.193) 
.070 

(.254) 
.056 

(.229) 
.079 

(.269) 
.086 

(.280) 
.137 

(.344) 

사회경제적 지위
12.527
(4.059)

13.836 
(3.071) 

14.581 
(3.019) 

12.907 
(3.827) 

12.347 
(3.616) 

7.949 
(3.175) 

6.530 
(2.698) 

가까운 가족 친지 
교류빈도

3.642
(1.828)

3.345 
(1.833) 

3.769 
(1.887) 

3.371 
(1.744) 

3.924 
(1.775) 

3.658 
(1.791) 

4.023 
(1.786) 

가까운 이웃 교류빈도
2.870

(2.050)
1.991 

(1.623) 
2.564 

(1.934) 
2.785 

(1.984) 
3.350 

(2.063) 
3.650 

(2.148) 
4.205 

(2.057) 

가까운 친구 교류빈도
3.716

(1.810)
3.980 

(1.725) 
3.992 

(1.758) 
3.533 

(1.716) 
3.581 

(1.781) 
3.374 

(1.939) 
3.372 

(2.051) 

종교활동
.260

(.438)
.155 

(.362) 
.220 

(.414) 
.213 

(.409) 
.384 

(.486) 
.271 

(.444) 
.432 

(.495) 

친목활동
.527

(.499)
.432 

(.495) 
.400 

(.490) 
.665 

(.472) 
.659 

(.474) 
.572 

(.495) 
.470 

(.499) 

여가/레저활동
.326

(.469)
.396 

(.489) 
.295 

(.456) 
.415 

(.493) 
.320 

(.467) 
.226 

(.418) 
.147 

(.354) 

자선활동
.077

(.267)
.048 

(.215) 
.057 

(.232) 
.103 

(.303) 
.130 

(.336) 
.059 

(.235) 
.054 

(.226) 

우울감
1.233
(.346)

1.200 
(.300) 

1.271 
(.362) 

1.171 
(.292) 

1.231 
(.326) 

1.230 
(.375) 

1.350 
(.458) 

기혼 64.98 44.49 54.93 84.91 81.07 87.07 48.33

이혼/사별/별거 11.93  1.64  2.91  9.43 16.65 12.52 51.05

비혼 23.09 53.88 42.16  5.66  2.28   .42   .61

기초수급대상(현재/과거)  3.38  1.91  2.05  3.14  3.16  6.11  8.52

독거 10.61 10.38  6.34  8.78  8.47 10.39 28.41

주관적 건강상태
3.309
(.874)

3.641 
(.776) 

3.513 
(.733) 

3.330 
(.821) 

3.202 
(.793) 

2.903 
(.981) 

2.569 
(.935) 

음주 87.42 95.54 93.10 94.64 81.47 87.79 53.27

흡연 37.78 60.54  7.50 79.78  4.72 76.45  4.11

거주지역(동) 81.24 84.24 85.95 80.41 82.50 72.05 70.16

동네 사회자본
.476

(.412)
.350 

(.378) 
.361 

(.379) 
.524 

(.412) 
.537 

(.410) 
.647 

(.406) 
.664 

(.402) 

동네 어메니티
.770

(.279)
.741 

(.293) 
.719 

(.292) 
.790 

(.273) 
.781 

(.268) 
.837 

(.242) 
.834 

(.244) 

동네 안전
.779

(.415)
.756 

(.429) 
.700 

(.458) 
.808 

(.394) 
.791 

(.407) 
.857 

(.350) 
.864 

(.343) 

<표 2> 변수들의 기술통계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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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결과

먼저 전체 성인과 각 연령집단의 자살생각 경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비교해 

본다. <표 3>에서는 독립변수 계수의 추정 승산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이 

요약되어 있으며, 회귀계수 차이에 대한 검증결과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사
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

적 관계는 생애주기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층의 효과

는 차별적인데, 노년층보다는 중년층, 특히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

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한 단위만큼 증가할 때 자살생각

에 대한 승산은 8.6%까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

사회관계적 요인과 자살생각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가까운 친지나 이웃, 친구와

의 교류 및 정기적인 친목활동이 유의미한 변수들로 확인되었다. 친지와의 접촉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공통적인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친구와의 관계는 특히 

청년층에서 자살사고 위험을 낮추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까

운 친구와 만남을 더 가진다면 자살생각 승산은 5.4%만큼 줄어든다. 반면 이웃과의 

접촉 빈도가 높아질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청년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발견된다. 친목활동에 정기적으로 참

여할수록 청년층과 중년층의 자살생각 가능성은 감소하지만, 종교활동 참여와 청년

층의 자살생각 위험 간에는 정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지속적인 우울감은 자살생각 가능성을 예측하는 결정적 요소이며, 이혼, 사별, 또

는 별거 상태인 경우, 과거 또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혼자 사는 경우, 음
주 및 흡연 중이거나 해당 경험이 있는 경우 자살생각 위험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

만 혼인 상태는 청년층과 중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 여부는 중년층, 음주는 

중년층과 노년층에서만, 흡연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한편 

자신의 신체건강 상태를 양호하다고 판단할수록, 동네 주민들의 사회자본, 거주 지

역의 어메니티와 전반적인 안전 수준이 높을수록, 읍 ‧ 면보다는 동에 거주할 경우 

자살생각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 및 동네 사회자본과는 달

리, 동네 어메니티와 안전의 효과는 중년층, 도시 대 농어촌 지역에 따른 차이는 중

년층과 노년층에서만 확인되었다. 모든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중년층과 노년

층은 청년층에 비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살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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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전체 청년 중년 노년

사회경제적 지위
.931***

(.921-.942)
.914***

(.896-.932)
.938***

(.922-.954)
.952***

(.932-.973)

교류빈도(친지) .963***

(.946-.979)
.962*

(.934-.992)
.962**

(.935-.990)
.967*

(.939-.995)

교류빈도(이웃) 1.024*

(1.004-1.043)
1.041*

(1.007-1.077)
1.022

(.992-1.053)　 .994
(.964-1.025)　

교류빈도(친구) .974**

(.957-.990)
.946**

(.916-.977)
.980

(.953-1.008)　 .996
(.972-1.021)　

활동(종교) 1.054
(.980-1.135)　 1.277**

(1.112-1.467)
.983

(.874-1.106)　 .913
(.817-1.021)　

활동(친목) .839***

(.785-.897)
.768***

(.684-.864)
.838**

(.751-.935)
.938

(.843-1.044)　
활동(여가/레저) .980

(.905-1.060)　 1.024
(.907-1.157)　 .979

(.863-1.109)　 .894
(.744-1.074)　

활동(자선) 1.074
(.945-1.222)　 1.194

(.941-1.514)　 1.043
(.875-1.244)　 .966

(.698-1.337)　
우울

13.29***

(12.21-14.46)
13.98***

(12.24-15.97)
18.49***

(15.87-21.55)
8.50***

(7.50-9.64)

이혼/사별/별거
1.231***

(1.117-1.357)
1.370*

(1.075-1.746)
1.252**

(1.081-1.450)
1.153

(.985-1.348)　
비혼

.906
(.817-1.004)　 .913

(.799-1.044)　 .895
(.717-1.116)　 1.070

(.603-1.901)　
기초수급대상

1.174*

(1.024-1.346)
1.088

(.812-1.458)　 1.264*

(1.004-1.591)
1.181

(.964-1.446)　
독거

1.110*

(1.005-1.227)
1.119

(.942-1.330)　 1.197*

(1.006-1.425)
1.094

(.933-1.283)　
주관적 건강상태

.760***

(.730-.791)
.691***

(.642-.744)
.811***

(.758-.868)
.758***

(.717-.803)

음주 여부
1.397***

(1.269-1.537)
1.133

(.895-1.433)　 1.479***

(1.252-1.748)
1.360***

(1.212-1.527)

흡연 여부
1.349***

(1.237-1.472)
1.260**

(1.098-1.446)
1.485***

(1.257-1.755)
1.281**

(1.107-1.483)

거주지역(동) .851***

(.790-.915)
.963

(.835-1.110)
.855*

(.756-.967)
.750***

(.673-.836)

동네 사회자본
.808***

(.738-.884)
.832*

(.704-.982)
.779***

(.680-.892)
.845*

(.723-.987)

동네 어메니티
.857**

(.766-.960)
.865

(.720-1.039)　 .789*

(.658-.947)
1.023

(.836-1.251)　
동네 안전

.899**

(.832-.972)
.931

(.822-1.054)　 .873*

(.771-.989)
.941

(.805-1.100)　
남성

.631***

(.578-.689)
.642***

(.563-.733)
.602***

(.508-.714)
.646**

(.548-.762)

중년층
1.314***

(1.208-1.429) 　 　
노년층

1.456***

(1.311-1.616) 　 　　
상수

.031***

(.027-.035)
.033***

(.025-.043)
.035***

(.029-.042)
.060***

(.052-.069)

주: * , ** , *** .

<표 3> 전체 표본과 연령집단별 주효과 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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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청년 남성 청년 여성 중년 남성 중년 여성 노년 남성 노년 여성

사회경제적 지위
  .915***

(.889-.941)
  .912***

(.888-.937)
  .944***

(.923-.967)
  .929***

(.908-.951)
  .950***

(.924-.976)
 .953**

(.924-.982)

교류빈도(친지) .956*

(.913-1.000)
.969

(.933-1.007)
.948*

(.909-.989)
.980

(.945-1.016)
.963

(.926-1.001)
.977

(.942-1.013)

교류빈도(이웃) 1.055*

(1.004-1.108)
1.025

(.984-1.069)
1.016

(.975-1.058)
1.029

(.988-1.071)
.998

(.958-1.040)
.987

(.952-1.024)

교류빈도(친구) .949*

(.903-.997)
.946**

(.907-.986)
1.002

(.962-1.044)
.962

(.925-1.000)
.979

(.944-1.016)
1.013

(.986-1.040)

활동(종교) 1.416**

(1.146-1.750)
1.192

(.999-1.423)
1.125

(.941-1.345)
.900

(.779-1.040)
.981

(.833-1.155)
.870*

(.766-.989)

활동(친목) .804*

(.678-.954)
.733***

(.630-.853)
.868

(.744-1.011)
.811

(.700-.940)
.982

(.845-1.142)
.902

(.790-1.030)

활동(여가/레저) 1.128
(.950-1.340)

.946
(.805-1.112)

.956
(.810-1.128)

1.005
(.841-1.201)

.915
(.721-1.162)

.903
(.739-1.105)

활동(자선) 1.223
(.871-1.718)

1.198
(.880-1.632)

1.049
(.808-1.361)

1.052
(.834-1.325)

1.150
(.800-1.653)

.725
(.473-1.112)

우울
14.117***

(11.619-17.152)
13.812***

(11.688-16.323)
16.536**

(13.252-20.633)
21.515***

(17.761-26.061)
9.820***

(8.274-11.654)
7.194***

(6.174-8.383)

이혼/사별/별거 
2.209***

(1.580-3.089)
1.028

(.764-1.382)
1.637***

(1.307-2.049)
1.010

(.834-1.222)
1.434*

(1.060-1.940)
.937

(.807-1.089)

비혼
.935

(.769-1.136)
.875

(.734-1.045)
1.048

(.799-1.373)
.691

(.456-1.049)
1.070

(.477-2.403)
.955

(.544-1.678)

기초수급대상
1.020

(.674-1.545)
1.166

(.792-1.716)
1.184

(.891-1.572)
1.344

(.947-1.908)
1.154

(.901-1.478)
1.150

(.894-1.481)

독거
1.167

(.921-1.479)
1.046

(.820-1.333)
1.252

(.978-1.602)
1.058

(.830-1.349)
1.116

(.804-1.548)
1.068

(.911-1.254)

주관적 건강상태
.630***

(.567-.700)
.763***

(.692-.841)
.813***

(.743-.890)
.806***

(.736-.883)
.774***

(.717-.836)
.739***

(.690-.792)

음주 여부
.643**

(.481-.860)
2.057***

(1.427-2.965)
1.231

(.894-1.695)
1.621***

(1.353-1.941)
1.459***

(1.188-1.792)
1.321***

(1.171-1.490)

흡연 여부
1.235*

(1.026-1.488)
1.405**

(1.154-1.711)
1.415**

(1.158-1.730)
1.732***

(1.344-2.233)
1.213*

(1.024-1.438)
1.550***

(1.227-1.958)

거주지역(동) .951
(.783-1.155)

.976
(.818-1.165)

.955
(.811-1.125)

.787**

(.664-.932)
.661***

(.568-.768)
.889

(.777-1.016)

동네 사회자본
.702**

(.551-.895)
.967

(.778-1.201)
.774**

(.641-.935)
.785*

(.650-.948)
.781*

(.632-.966)
.952

(.788-1.150)

동네 어메니티
.845

(.649-1.100)
.894

(.701-1.140)
.764*

(.604-.967)
.830

(.636-1.084)
.888

(.667-1.182)
1.203

(.945-1.532)

동네 안전
.903

(.756-1.077)
.950

(.811-1.113)
.866

(.732-1.024)
.878

(.733-1.052)
.913

(.738-1.129)
.996

(.827-1.200)

상수
.035***

(.025-.050)
.019***

(.013-.028)
.023***

(.016-.034)
.035***

(.029-.043)
.039***

(.031-.050)
.065***

(.056-.075)

주: *  , **  , ***  .

<표 4> 성‧연령 하위집단별 주효과 모형 추정 결과



134  조사연구 제21권 제1호(2020년)

이제 <표 4>에 제시한 결과를 토대로 상기한 유관 변인들의 효과가 동일한 생애

주기 내에서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청년층의 자살생

각 경험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 친구 접촉 및 친목활동과의 연관성은 차

별적이지 않으나, 남성 집단에서만 친지 및 이웃 접촉 빈도, 종교활동 참여와의 관

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청년 여성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052). 다음으

로 중년층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은 여성들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

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한 단계 상승할수록 자살생각의 승산은 7.1%만큼 감소한

다. 중년기의 자살사고 위험과 친지 교류 및 친목활동과의 관련성은 각각 남성과 

여성에게만 유의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남성의 친목활동은 =.070, 여성의 친구 

교류는 =.052). 한편 노년층에서는 사회계층에 따른 자살사고 위험의 성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데, 남성들의 자살생각 경험은 사회관계의 양적 측면이나 사회활동 

참여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친지 교류의 경우 = 

.053). 노년 여성에 대해서도 오직 종교활동만이 유의미한 연관을 보이는데, 이들의 

자살생각 가능성은 종교활동 참여에 의해 감소하는 양상을 띤다. 종교활동에 월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자살생각의 승산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3.0%만큼이나 낮다.

본 연구의 주관심사는 아니지만, 여타 변수들에 대한 하위집단별 추정결과는 다

음과 같다. 먼저 청년층의 경우, 남녀 공히 지속적인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 

및 흡연 행동과 자살생각 경험 간의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남성들에게 이혼이

나 별거 상태 및 거주지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발휘된다. 중년기 성인의 

자살사고 위험은 성별과 무관하게 우울감, 건강상태, 흡연, 동네 사회자본과 유의미

한 연관성을 보인다. 하지만 남성 집단에서만 이혼, 별거 또는 사별 상태 및 동네 

어메니티의 효과가 존재하며, 여성들에게만 음주와의 관련성이나 도시 거주 여부에 

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경우, 우울감, 건강상태, 음주 및 흡

연은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공통적인 유관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남성들의 자살사고 위험만이 이혼, 별거 또는 사별 상태, 도시 거주 여부, 

그리고 동네 사회자본 수준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

다음으로 <표 5>에 근거하여 성인 전체 표본과 각 연령집단에서 추정된 사회경

제적 지위와 사회관계적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성인에 대

해서 여가활동 참여는 자살사고 위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의존성을 유의미하

게 낮추지만, 이웃과의 교류가 가지는 완충 효과는 유의수준 5%에서 존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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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어렵다(=.058). 반면 가까운 친구와 빈번하게 교류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

에 따른 자살사고 위험성의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087). 여가활동의 유사

한 완충 효과는 청년층과 중년층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까운 이

웃과의 접촉이 빈번할수록 중년층 내에서 자살생각의 사회계층적 격차는 감소한다. 

한편 노년층에서 이웃이나 친구와의 교류는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사

회경제적 지위가 오히려 높아질수록 이들 1차 집단과 더 빈번하게 접촉하는 사람들

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살생각의 상대적 위험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와 유

사하게 정기적으로 친목활동을 하는 노인들 사이에서도 자살생각의 사회경제적 불

평등 정도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사회관계적 요인의 개별 유형이 가지

는 직접효과는 물론 조절작용 역시 연령집단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항 전체 청년 중년 노년

SES*친지
1.008

(.989-1.028)+
1.014

(.975-1.054)*
1.011

(.981-1.043)**
.996

(.973-1.020)**

SES*이웃
1.015+

(.999-1.031)
1.017

(.977-1.058)*
1.032*

(1.007-1.057)
 .970**

(.951-.989)

SES*친구
.986+

(.969-1.002)
1.009

(.976-1.043)*
1.002

(.972-1.032)**
 .975**

(.957-.994)

SES*종교
1.022

(.962-1.085)+
.993

(.837-1.178)*
.981

(.872-1.104)**
1.017

(.927-1.115)**

SES*친목
1.016

(.954-1.083)+
1.076

(.926-1.251)*
.978

(887-1.078)**
 .901**

(.833-.974)

SES*여가
1.126*

(1.021-1.243)
1.205*

(1.010-1.438)
1.160**

(1.040-1.293)
1.068

(.932-1.223)**

SES*자선
1.052

(.903-1.226)+
.865

(.670-1.070)*
.762

(.491-1.183)**
1.194

(.897-1.590)**

<표 5> 전체 표본과 연령집단별 조절효과 모형 추정 결과 

주: + , * , ** , ***  표준화 잔차가 2.58 이상이며 레버리지가 평

균값의 3배를 초과하는 사례들을 제외한 추정 결과.

<표 6>은 자살생각 경험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가 1차 집단과의 사회관

계 및 사회활동 변수들에 의해 조절되는 양상이 동일한 생애주기 내에서도 성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청년층 내에서는 친목활동의 완충효과가 남

성들에게만, 반면 가까운 이웃과의 교류의 완충효과가 여성들에게 유의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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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다. 유의수준 5%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만, 청년 남성 집단에서 친구와

의 교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승 작용을 야기한다(=.094). 또한 성별과 무관하

게 종교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에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의 위험이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중년

기 성인의 경우에는 남성들의 여가활동이 가지는 완충작용과 자선봉사활동의 상승

효과 이외에 성별 하위집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노년기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웃과의 교류가 빈번할수록, 친목활동이나 자선봉사활동에 정

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자살생각 가능성의 사회계층적 격차가 더 확연하게 나타

나고 있다. 유의수준 10% 이내에서는 친구와의 교류가 유사한 상승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066).

상호작용항 청년남성 청년여성 중년남성 중년여성 노년남성 노년여성

SES*친지
.923

(.812-1.049)
1.001

(.955-1.049)
1.009

(.948-1.075)
.993

(.960-1.027)
.976

(.937-1.016)
.985

(.955-1.016)

SES*이웃
1.051

(.795-1.390)
1.036*

(1.000-1.074)
1.050

(.990-1.113)
.997

(.971-1.025)
.981

(.951-1.012)
.939***

(.916-.962)

SES*친구
.917+

(.829-1.015)
1.002

(.963-1.043)
1.030

(.971-1.094)
1.003

(.975-1.033)
.995

(.961-1.030)
.977+

(.953-1.002)

SES*종교
.270***

(.190-.383)
.871*

(.764-.993)
.942

(.795-1.117)
1.034

(.910-1.175)
.981

(.870-1.106)
.998

(.890-1.119)

SES*친목
1.654**

(1.163-2.352)
1.040

(.881-1.228)
1.069

(.878-1.301)
.979

(.878-1.091)
1.012

(.847-1.210)
.827**

(.732-.933)

SES*여가
1.020

(.747-1.393)
1.207

(.944-1.543)
1.362**

(1.116-1.664)
.962

(.828-1.117)
1.097

(.921-1.306)
.867

(.732-1.028)

SES*자선
.944

(.691-1.290)
.998

(.847-1.177)
.783***

(.698-.879)
.972

(.892-1.058)
1.309

(.913-1.182)
.806**

(.696-.934)

<표 6> 성‧연령 하위집단별 조절효과 모형 추정 결과

주: +  , * , ** , *** . 표준화 잔차가 2.58 이상이며 레버리지가 평

균값의 3배를 초과하는 사례들을 제외한 추정 결과.

<표 6>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경우들을 전부 다룰 필요는 없으

므로 아래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살사고 위험의 격차를 대조적인 두 사

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그림 1>은 청년 남성의 자살생각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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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친목활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하는 양상을 시각화한 

것이다. 사회계층적 위치가 높아짐에 따라 자살생각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계모임

이나 동창회 등의 친목모임에 더 자주 참여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회

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친목활동의 정

기적 참여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살위험 격차를 완충해 주고 있으며, 청년 

남성 집단에 대한 자원대체 가설이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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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청년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효과에 대한 친목활동의 조절작용

<그림 2>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웃 교류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노년 여성 

집단의 자살생각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그림에서와 같이 사

회경제적 지위와 자살생각 가능성의 부적 관계가 존재하지만, 가까운 이웃과의 접

촉이 빈번할수록 오히려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가 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웃과의 교류 빈도가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그 반대의 경우보다 사회경

제적 지위에 따른 자살생각 예측 확률 격차가 커지는데, 이와 같은 상승효과는 자

원배가 가설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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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노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효과에 대한 이웃 교류의 조절작용

Ⅵ. 토론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발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 교육수준, 직업

지위의 사회적 분포가 주어질 때, 이들을 종합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

살생각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가설 1-1). 자살사고 위험의 사회계층적 격차

는 성별보다는 생애주기에 따라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평균 지위수준이 가장 낮은 

노년층보다는 중년층에서, 중년층보다는 오히려 청년층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

과가 더욱 현저해진다(연구문제 1). 이와 같은 결과는 타인과의 비교에 민감한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소득, 교육수준, 직업이 자신의 사회계층적 위치, 나

아가 성공한 삶을 보여주는 사회적 표지(social marker)로 작동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지위 경쟁이 야기하는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사회적 부작용은 중년층과 

특히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사회계층 귀속감을 별도로 측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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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여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객관적 지표들의 상대적 영향력

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예: Alder et al. 2000; Singh-Manoux et al. 2005; 

Demakakos et al. 2008; Nobles et al. 2013).

둘째,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의 자살생각 경험과 사회관계적 요인의 관련성을 살

펴보기 위해, 1차 집단과의 상호작용과 공식적 사회활동 참여를 구분하여 이들의 

주효과를 추정하였다. 전반적으로 1차 집단과의 면대면 접촉이 빈번할수록, 사회활

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할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띠는데, 여가활동

과 자선활동의 효과는 미비한 편이나 가까운 친지(가설 2-1a)나 이웃(2-1b), 친구와

의 교류(2-1c), 친목활동 참여(2-2b)에 대해서는 유의미하였다. 이는 한국 성인의 자

살생각이나 자살충동에 있어서 사회관계적 요인의 직접효과를 밝히고 있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대체로 부합된다(Park et al. 2010; 이묘숙 2012; Ra & Cho 2013; 김

명일‧신혜리 2013; 김재우 2018).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회관계의 양적 측면에 비해 

정기적인 사회활동 참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역

사회건강조사 도구를 보면, 각각의 활동에 대한 동반자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특정 활동을 주로 누군가와 함께한 것이 아니라 혼자 했다면 반드시 

사회적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동일한 여가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두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즐거움, 심리적 만족감의 차이를 감안해

야 할 것이다(예: 남은영 ‧ 이재열 ‧ 김민혜 2012).

한편 자살생각 경험에 미치는 1차 집단과의 접촉빈도와 사회활동 참여의 효과는 

하위집단별로 상이한데, 청년층에서 오히려 사회관계적 요인의 설명력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연령집단들에 비해 특히 친구 관계의 양적 크기가 더 중

요한 듯하다. 반면 기존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노년기의 남성들의 자살사고는 친지 

이외의 1차 집단과의 상호작용 빈도는 물론 정기적인 사회활동 참여와도 무관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예: Ra & Cho 2013; 박준식 ‧ 김영범 2014; 김영범 ‧ 박준식 2017).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달리 사회적 관계와 사회활동의 각 유형이 가지는 효과는 연

령집단은 물론 동일한 생애주기 내에서 성별로도 더 분화된 양상을 보인다(연구문

제 2). 이러한 결과는 사회관계적 요인과 자살생각 경험의 연관성이 생애주기 또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선행연구들의 결론을 지지해 준다(예: Park et al. 2010; 

Ra & Cho 2013; Lee 2016; Kim et al. 2016; 김재우 2018).

그러나 본 연구는 교류 대상이 어떤 집단이냐에 따라 상호작용의 양적 증가가 오

히려 자살생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활동 참여 역시 항상 자살사고의 보호 



140  조사연구 제21권 제1호(2020년)

인자로만 간주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예: 이민아 2013a; Villalonga-Olives & Kawachi 

2017). 청년층의 경우, 특히 남성 집단에서 이웃과의 교류빈도는 자살생각 가능성

과 정적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자살생각 위험이 높은 남성들이 가까운 이웃에게 

신호를 더 보낸다기보다는 주변의 친한 이웃과의 잦은 접촉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듯하다(예: 김재우 2018). 노년 여성과는 대조적으로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 종교활동과 자살생각의 정적 관계가 나타났는데, 자살사고 위험

이 높은 청년들이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존재하거나(예: Ra & Cho 2013) 특

정 단체활동 참여가 사회비교와 같은 다른 기제를 통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효과

를 야기할 개연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예: 양준용 ‧ 조병희 2017).

셋째, 사회계층에 따른 자살생각의 분포가 사회관계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

는지를 살펴본 결과, 1차 집단과의 교류 및 사회활동 중 일부 유형들에서는 사회경

제적 지위와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전체 성인을 놓고 보면 자살생각

의 사회계층적 불평등 정도는 이웃(3-1b) 및 친구(3-1c)와의 교류빈도, 여가레저활

동 참여(3-2c)에 달려 있으며, 가족 친지와의 교류나 여타 사회활동 유형들의 역할

은 예상보다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발견된 사회관계나 사회활동의 완충효

과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전체 성인의 자살사고 위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

에서(배지연 외 2005; 이은석 2010; 이인정 2011; 김명일 ‧ 신혜리 2013), 본 연구를 

통해서 적어도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여가활동의 역할을 부분적

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사고 위험의 사회계층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인들을 규명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인지된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의 정서적 만족감(이민아 2013b),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Ryff 1989)과 

같이 사회적 관계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는 변수들이 그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상기한 사회관계적 요인의 조절작용은 하위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데, 먼저 생애주기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연구문제 3). 청년기에는 

여가활동, 그리고 중년기에는 이웃과의 교류 및 여가활동을 통해 자살생각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나, 노년기의 경우 오히려 사회경제적 지

위가 높아질수록 이웃이나 친구와의 교류 또는 친목활동 참여가 활발한 집단과 활

발하지 않은 집단 간에 자살생각 위험의 격차는 확대되어 나타난다. 이들 사회적 

관계 자원은 노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자살위험의 사회계층적 불평등을 완화해주지 

못하는 듯하다. 여기에서 동일한 이웃과의 교류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야기하는 이유는 중년층과 노년층의 주된 사회자본 유형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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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예: Uphoff et al. 2013). 중년기에는 상대적으로 하층에 위

치할수록, 반면 노년기에는 상층에 위치할수록 가까운 이웃과의 교류로부터 정서적 

친밀감이나 건강 관련 정보 등 정신건강상의 이점들을 얻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

겠다.

더 나아가 사회관계적 요인의 조절효과는 동일한 생애주기 내에서도 성별에 따

라 차별적임이 밝혀졌다(연구문제 3). 청년기 남성들의 경우 사회계층적으로 상층

에 위치할수록 친구와의 교류가 활발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자살사고 위험

의 격차는 확대된다. 이와는 반대로 친목활동은 남성들에게, 이웃과의 교류는 여성

들에게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상대적 불리함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제공해주는 듯하다. 중년기는 특히 남성 집단에서만 여가활동의 완충작용과 자선봉

사활동의 상승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년기에는 여성들의 자살생

각 경험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만이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와의 교류 또는 친목

활동이나 자선봉사활동에 의존적이다. 이들의 역할은 모두 자원배가 가설을 지지하

고 있는데, 이는 노년기 여성 집단의 경우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자원들이 상위 계층과 하층 사이에서 더욱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시사

해 준다.

본 연구는 횡단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효과모형과 조절모형에서 주요 변

수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건강불평등에 있어서 집합

적 사회자본 또는 지역박탈의 역할에 주목하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신상진 ‧ 조영

태 2007; Han & Lee 2012; Uphoff et al. 2013; Vyncke et al. 2013; 신상수 ‧ 신영

전 2014), 본 연구는 개인 수준에서 사회관계적 요인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

살사고 위험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사회통합과 사회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병리가 사회학의 주요 연구대상 중 하나임을 상기한다면, 자

살성에 대한 사회학적 질문들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회관계 및 사회구조적 요인을 

개인 차이 변수로만 한정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관계의 사회적 지

지나 대인관계의 질, 그리고 사회활동의 관여 수준 등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불균등

한 분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자살생각 경험에 대한 사회계층적 위치의 효과는 사

회관계적 요인을 매개로 전달될 개연성이 있다(예: Kawachi et al. 1997; Veenstra 

2000; Dahl & Malmberg-Heimonen 2010; Phelan et al. 2010). 본문에서 별도로 다

루지 않았으나, 실제로 1차 집단과의 접촉빈도와 특히 사회활동 참여 여부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띠기 때문에, 사회관계와 사회활동 관련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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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재 요인으로도 간주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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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ating Role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Activity 
Participation in the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the 
Risk of Suicidal Ideation: Comparison of Different Patterns 

across Age Groups and Sex

Ji-Hye Lim
Jae-Woo Kim

The current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association among socioeconomic status(SES), 
social relationship factors and the suicidal ideation of Korean adults, with special focus on 
the roles of daily contact with primary groups and participation in activities in 
socioeconomic disparities of suicidality risk. Towards this end, we conduct subgroup 
analysis stratified by age groups and sex, with a nationwide representative sample aged 19 
years or older from the 2017 Korean Community Health survey. First, socioeconomic 
gradients in suicidal thoughts are more remarkable across age groups than sex, while the 
younger adults are strongest affected by SES followed by the middle-aged and older 
people. Next, the interaction frequency with primary groups is more largely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than regular participation in activities. Friendships in quantity is crucial 
only among the young group, whereas neither interactions with neighbors and friends, other 
than interactions with family and relatives, nor individual and social activities have direct 
effects on suicidal thoughts of the elderly. Contrary to SES, there are sex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 factors within the same life stage. Lastly, although social 
relationship factors in general are directly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some of them 
serve as moderator for the uneven distribution of suicidality risk along lines of 
socioeconomic position, and what specific role in moderation differs across age groups and 
sex. Companion activities among young men, face-to-face contact with intimate neighbors 
among young women, and leisure activities among middle-aged men seem all provide 
greater benefits to lower-SES groups for their mental health (resource substitution); 
increased interaction with either neighbors or friends and activities for companionship 
among the older women offer more advantages for higher-SES groups (resource 
multiplication).

Key words: suicidal ideation, socioeconomic status, contact with primary group, activity 
participation, moderating effect, resource substitution, resource multi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