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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행복마  복합 프 그램   여  우울, 삶  미  살생각에 미 는 과  하

 한 것 다. 본 연  상 는 G  마  용하는 65  상  여  25 (실험 =12 , =13

) 다. 료수집 간  2019  1월 10 에  3월 14 지 다. 실험  주 1  60 씩  10  행복마  복

합 프 그램에 참여하 고,  사 사  사후 사 후 1  40 씩  2  건강  았다. 수집  료는 

술통계, χ２-test, t-test  용하여 하 다. 본 연 결과, 실험  에 비해 우울(t=-2.195, p<.05)과 삶  

미(t=2.757, p<.05)가 통계  하게 향상 었다. 그러므  본 연  프 그램  여  우울과 삶  

미  향상시키는  과가 는 것  나타났다. 후 별과 지역  한 연  통해 프 그램  용   

언하 다.

주 어 : 우울, 삶  미, 살생각,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Happy Village Convergence 

Program on the depression, meaning of life and suicidal ideation in rural elderly wome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5 elderly women aged 65 years or older in G province (12 experimental 

group and 13 control group). The data collected from January 10, 2019 to March 14, 2019.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10-session program, once a week for 60 minut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χ2-test, and t-te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pression 

(t = -2.195, p <.05) and meaning of life (t = 2.757, p <.05)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refore, the program was effective in rural women. We propose further study to 

confirm the usefulness of the program by expanding the gender an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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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 과 빠  고  하여 2019  재 65  

상 고 는 14.9%에 달하 고 2051 에는 40%  

과할 망 다[1].  가   신체 ·

사 ·경  뿐 아니라 신  건강  가가 

상 다. 

2017   65  상  21.1%가 우울 상  

경험한다고 보고 [1] 연  아질수 , 우 가 없

고, 독거상태  능 한  수  우울 상  가한

다[2] 우울  에 병   신과   

 하나[3]   우울  다  연 에 비해 우울

감  게 하고, 신체 능 하  편감   많  

하여 가 나 사들에 해 상   과  

 간주 어 한 료  지 못한 채 는 

경우가 많다[4].  우울  학  과 사망

 가, 건강상태  악   사 · 지능  하, 살

험  가   [5] 에 공 보건 야에  

한   하나 다. 우울  단  살  

강 한 [6]  살  54~87%가 살당시 

우울  포함한 애 상태  것  알 [7] 

 우울  에 견하여 료  재 지  한 

지   필 하다. 

우리나라   도시에 비해 고 지수가  

고  도가  빠 다[8]. 에 거주하는  

별 포는 여  3:2 도  많고, 80  상  여

 비는 7:3  격  가한다. 행연 에 

  여  남 보다 스트 스  우울감 

경험  질병 병  다[9]. 또한 도시에 비해 득수

 낮고 사 복지 비스  하  료  건강생  

진  한 시 과   보건 료 비스 근  

어질 뿐 아니라 여가생   등  하여 

 감, 고독감, 안  느낄 가능  고[10] 우울

과 살생각  생가능  다[11]고 보고 었다. 

또한, 신건강 에 한  식  강한 들에

게는 료  근보다 들  주  동하는 지역사

에  우울  살  개   할 것[12]  

여겨진다.

 살  가하고  고 수  살

  아진다[13].  살  실  죽 고 

하는 도가 아  해수단  사용하므  살

에 한 사망  다[7]. 하지만 우울함  느끼는 

들   살  택하지는 않는다.  살에 

향  미 는 우울과 같  험  감 시   수 

는 보  가 , , 사 지지, 갈등해결 략, 

략, 살아가는  삶  미 등  보고 었다

[14].  같  보   삶  미는 행복하고 건강

한  삶  누리  한 한 건  삶  미

가 수  행복과 건강수  고[15] 살충동과 

살시도  낮 어주고[16,17,18] 삶  미가 낮 수  

우울, 안  상  경험하고[19] 약 남용, 살생각 

 살충동  할 수 다고[20,21]보고하 다. 그러

므  신체 , 신  건강  약  상실  지역  특

 우울  경험하  쉬운 들에게 삶  미  견

하도  도 주는 재프 그램  우울  하고  

나아가 살생각  하는  과 라고 여겨진다.

2. 연

2.1 연 계

본 연 는 행복마  복합 프 그램  여  

 우울, 삶  미  살생각에 미 는 과  하

 한 비동등   후 계  용한 사 실험

연 다.

2.2 연 상  료수집

본 연  상  G  지역에 재한 마  

용하는 65  상 여  들 다. 본 연  상  포

함  다 과 같다. 1)  지수  우울과 프

그램  운 에 향   수 므  MMSE-DS 결

과 단  23  상  지  프 그램  내용  

해하고 답하는  어 움  없는 , 2) 신체 동에 

한  없는 , 3) 신질 (우울 , 병 포함)  앓았

  없는 , 4) 근 6개월 내에 본 프 그램과 

사한 프 그램에 참여한  없는 , 5)  

연  참여에  동 한 다.

상  수는 G*power 3.1  용 t-test 양 검 , 

수 .05, 과크  1.5[22], 검  .80  했   

 본 수는 집단별  9 씩  18  탈락  40%

 고 하여 25 었다. 프 그램 진행과 에  병원진

료나 개  사  4  상(1/3) 결  도 

탈락한  실험  3 ,  5 었다. 라  

에 포함  상 는 실험  12 과  13

었다. 연  상 는 G  신건강 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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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그램 도가  2개 마  한 후 연  

취지  목  하고 연  참여에 동 한 상마  

동 지  각각 실험 과  하 다.

료수집 간  2018  1월 10 에  3월 14 지

다. 실험  주 1  60 씩  10  행복마  복

합 프 그램에 참여하 고,  사 사  사후

사 후 1  40 씩  2  건강  았다. 프 그

램  후  료 수집  사 에 훈  연 보 원 3

 수행하 다.

2.3 연 도

2.3.1 우울

본 연 에  우울  Kroenke 등[2001]에 해 개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등[3]  한  한 도  사용하여 하

다.  척도는 DSM-IV에  주 우울 애  진단

에 해당하는 9가지 항목  어 , 근 2주 

동안 얼마나 런  주 겪었는지  4  척도  

평가한다. 수  는 0~27 다. 우울감별 단

 9 다. 본 연 에  도  신뢰도는 Cronbach’s 

α= .78 었다.

2.3.2 삶  미

본 연 에  삶  미는 Steger 등[24]  개 한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원 리 등[19]

 안한 도  사용하여 하 다.  도 는 미

재(MLQ-P)  미 (MLQ-S)   하  

어 다. 10 항 7  척도(1 =  그 지 않다, 

7 =언 나 그 다)  루어  다. 개 당시 도  

신뢰도는 미 재(MLQ-P)에  Cronbach’s α= .82, 

미 (MLQ-S)에  Cronbach’s α= .87 었고, 본 

연 에  도  신뢰도는 Cronbach’s α= .91 었다.

2.3.3 살생각

본 연 에  살생각  상주[25]가 개 한 한  

살 험 사 도  사용하여 하 다.  24

항  루어   각 항  =1 , 아니 =0

다. 단  11  80  상 여  집단에  가  

민감도, 특 도, 값  게 개  도 다.

본 연 에  도  신뢰도는 Cronbach’s α= .73

었다.

2.4 행복마  복합 프 그램

본 연  행복마  복합 프 그램  행연 [22]

 집단 료  원리에 하여 우울   살  

 상 들  삶  미  여주고 우울과 살

생각  낮 어주고  개 었다. 본 프 그램  마

 용하는 들  라 하  쉽고, 낙상 등  사고

 하  해 실내에  수행 었다. 본 연 는 간

학 사학  취득하고, G  신건강 복지 에  

 상  하는 다양한 프 그램  진행하 다. 본 

프 그램  내용  신간 학 수 2 , G  신보건 

 간 사 1  내용타당도  았다. 각 

는 미  한 비단계  드  용한 스트

(10 ), 본 동(30 ), 스스  신   마사지

하  프 그램 료 후 느낌과 생각  나누는 마 리단

계(10 )  었다. 실험  주 1  60 씩  10

 행복마  복합 프 그램에 참여하 다. 프 그램 

진행  본 연 가 하 고, 간 학 사과  간 사

1  프 그램 보 진행  수행하 다. 각 별 체

 프 그램  내용  다  Table 1과 같다.

Session Topics Contents
Time
(min)

1 Orientation

Introduce each other
Introduce the program and 

make rules and agreements
Conduct the pre-test

60

2
Finding a positive 

relationship
Remembering childhood happy 

experiences
60

3
Sharing about 
overcoming 

difficulties of life 

Talking about an experience 
that overcame a difficult 

moment in your life
60

4

Finding the my 

strength and 
potential source

Speaking your own strengths 

more than three
60

5
Education about 

depression
Providing elderly depression 

education and pamphlets
60

6
Education about 

suicide prevention 
and life respect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and useful resources guide

60

7
Finding my 
happiness

Talking about the three 
conditions of happiness you 

think

60

8
Learning about 
communication 

skills

Learn how to communicate 
effectively

60

9
Realization of 

happiness
Talking about “What is life I 

want? Wish of the year”
60

10
Evaluation and End 

the program

Conduct the post-test and 
Completion ceremony

Share feelings and thoughts
60

Table 1. Contents of Happy Village Convergen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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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료

수집  료는 연 변수가 규 포가  충 하

, SPSS WIN 22.0 프 그램  용하여 수  

.05에  하 다. 실험 과   특  술

 통계  용하 고,   간   특 과 변수  

동질  검  χ２-test  t-test  하 다. 변수  

규  가  스 그램, 도, Kolmogorow-Smirnov 

Test  통해 검 한 결과 주  통 (p=0.992), 주  건강

상태(p=0.955), 삶  미(p=0.397), 우울(p=0.998), 살

생각(p=0.596)는 p값  0.05 상  규  충 하

여 수통계  용 하 다. 재 , 재후  프

그램  과  해 t-test  하 다.

3. 연 결과

3.1  특   변수  동질  검

연  상   특 에 한 동질  검  결과

는 다  Table 2  같다.  집단 간 한 차 는 나타

나지 않았다. 연   75  상 었  실험

과   80% 상  상 가 경험  없었다. 

변수  동질  검  결과는 다  Table 3과 같다. 

주  통 , 주  건강상태, 삶  미, 우울  살

생각 수는 통계  한 차 가 없었다. 

3.2 생 , 행복마  프 그램  과

생 , 행복마  프 그램  과  검 하  해 

t-test 실시한 결과는 다  Table 4  같다. 실험  

10주간 프 그램에 참여한 후에 삶  미 수가 재 

 37.58 에  재 후 50.83  가하 나, 

 42.54 에  39.85  약간 감 하 고,  

그룹간에 통계  한 차 가 었다(t=2.757,

p<.05).

우울  실험  재  4.50 에  재 후 1.5

 감 하 고,  재  5.54 에  재 후 

4.62  나타났   그룹 간에 통계  한 

차 가 었다(t=-2.195, p<.05) 살생각  경우 실험

에  재  5.25 에 , 재 후 3.67  감 하 나 

통계  하지는 않았다.

4.  

본 연 는 행복마  복합 프 그램   여

 우울, 삶  미  살생각에 미 는 과  검 하

고  수행 었다. 본 연  상 는  여 었는

Exp. G
(n=12)

Cont. G
(n=13)

χ²/t p
M±SD or 

n(%)
M±SD or n(%)

Age(yr)
78.83
(6.00)

77.08
(4.86)

0.808 .428

Income
(10,000wo
n/month)

41.67
(13.54)

40.77
(21.86)

0.122 .904

MMSE

-DS
Mean

24.33

(2.06)

24.86

(1.77)
0.535 .601

Spouse

Have 2(16.7) 3(23.1)

0.16 .689Have 
not

10(83.3) 10(76.9)

Solitude
Yes 6(50) 6(46.2))

0.037 .848
No 6(50) 7(53.8)

Religion
Yes 9(75) 10(76.9)

0.013 .91
No 3(25) 3(23.1)

Education

Elem
entar

y≥

2(16.7) 2(15.4)
0.008 .93

None 10(83.3) 11(84.6)

Exp.G=experimental group : Cont.G=control group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5)

Variables

Exp. G Cont. G

t p(n=12) (n=13)

M±SD M±SD

Meaning of life
37.58

(12.18)

42.54

(10.31)
-1.101 .282

Depression 4.50(3.71) 5.54(5.03) -0.584 .565

Suicidal Ideation 5.25(1.14) 4.69(2.98) 0.627 .540

Exp. G=experimental group : Cont. G=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on 

Pretest        (n=25)

Variables Group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eaning of 

life

Exp. 
(n=12)

50.83
(10.54)

13.25
(12.37)

2.757 .011*
Cont.
(n=13)

39.85
(9.39)

-2.69
(3.01)

Depression

Exp. 
(n=12)

1.5
(2.02)

-3.00
(2.89)

-2.195 .043*
Cont.
(n=13)

4.62
(4.66)

-0.92
(2.36)

Suicidal 
Ideation

Exp. 

(n=12)

3.67

(1.56)

-1.58

(1.73)
-.673 .508

Cont.
(n=13)

4.23
(2.49)

-0.46
(1.76)

Exp.=experimental group : Cont.=control group

Table 4. Difference in Depression, Meaning in Life and 

Suicidal Ideation between two groups  (n=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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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지 우리나라  지역  주  향  

강해[26] 연 상 마  남 들  여 들과 함께 

프 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편감  나타냈  었다.

우울  10  프 그램에 참여한 실험 에  

보다 통계  하게 감 하 다. 러한 결과는 

각각 등학생과 학생  상  삶  미  진시

키는 프 그램  우울감 에 한 과가  보고

한 행연 [27][28]  결과  사하 다. 또한 우울

상  가진  상  집단 미 료프 그램  수

행한 찬 [29]  연 에 도 우울감  결과  보고

하고 다. 강경아 등[27]  삶  목 과 가  찾도  

도 주는 것  상 들에게 망  갖도  도우   

통해 우울  낮 는  과가 다고 하 다. 본 프 그

램  에 상  통해 어린 시  행복감  러

키고 어 움  극복했  경험   신  강  

식하도  도  신  과 삶  미  찾  수 도

 격 하 다. 그리고 프 그램   마 리하  

참여 들에게 감  나누도  격 하고  피드

 공하여 신  하는  신감  가지도  

끌었다. 상   우울  낮 는  과 [30] 라

고 하 다.

또한 행연 [31],[32]에  드  용한 운동과 

마사지가  우울  낮 는  과 었  보고

한  같  본 프 그램  도  마 리에 실시한 

탄 드  용한 스트 과 참여  신  마사지 

동  들  우울  낮 는  여한 것  보 다.

마사지  하는 동안 들  편안함과 만 감  느

고, 마사지가 마 리  신   찬하는 시간  

가지도  하여 신  함  재 하도  하 다.

본 연 에 참여한 상  삶  미는 프 그램에 

참여한 실험  에 비해 통계  하게 

가하 다. 것  내  상  운동과 미

 병행하여 삶  미  가  보고한 행연

[29],[33]  결과  사하다. 간  삶에  미  찾

는다는 것  간에게 동  여하는 가  한 

 다[28]. 삶  미는 나 가 들  향  커지

 에 삶  미는 행복, 건강  삶  질에 향

 미 다[15],[34].  삶  미는 간 계

(Human relationship)가 주  원천 므 [34] 마

과 같  지역사 에  루어지는 프 그램  삶  

미  가시키는  욱 과  것  여겨진다. 

진과 [35]  지역사 에  루어지는 프 그램에

 참여가  우울  낮 고 생  미  건강 진

행  여  보고한  다. 

살생각  재 후 실험  에 비해 낮아

지만, 통계  하지는 않았다. 행연 에 하  

삶  미는 살생각에 한 탄   보고 다

[14],[16],[18]. 본 연  상 들  에 거주하고, 

75  상  고 에다 75~80%가 우 가 없고, 80%

상에  학  상태 지만 살생각  도 [25]  

단  11보다  낮  4.69 에  5.25  낮게 나타

났다.  등[36]  여  남 보다 우울  

가 지만 살생각  낮고 실  살 도 낮

여  경우 남 보다 우울과 살태도  

 낮아 실  살 지 어질  낮아진다고 

보고하 다. 또한 보람과 [37]는 가 감

나 마  공동체 식과 같  처 원  스트 스에  

생한 심리   감 시  신건강  고 살생

각  낮 다고 하 다.    살거나 

우  함께 사는 들 만 루어 는 지역  

경에  가  는 웃  역할  매우 크고  마

나 경 당  심  어울  참여할 수 는 

프 그램  보  하다 할 것 다.

5. 결   언

본 연 는 여  상  행복마  복합 

프 그램  삶  미, 우울과 살생각에 미 는 과  

악하  해 수행 었다. 연  계는 비동등  

 후 실험 계  사 실험연 다. 본 연  상

 G   용하는 65  상 여  25

(실험 =12 , =13 ) 었다. 료수집 간  

2019  1월 10 에  3월 14 지 다. 실험  주 

1  60 씩  10  행복마  복합 프 그램에 참

여하 다. 본 연 에 사용  도 는 우울  하  

해 Kroenke 등[2001]에 해 개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등[2007]  한

 한 도  사용하 고, 삶  미는 

Steger 등[2004, 2006]  개 한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원 리 등[2005]  안한 도  사

용하 다. 살생각  상주[2015]가 개 한 한  

살 험 사 도  사용하 다. 수집  료는 SPSS 

WIN 22.0  용하여 술통계, χ２-test, t-test  

하 다. 본 연  결과는 다 과 같다.

연  상 는 10주간  행복마  복합 프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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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후에 우울  낮아지고, 삶  미  주  건강상

태가 가하  것  통계  하 다. 살

생각  재 후 낮아 나 통계  하지 않았다. 

본 연 는 연 상  지역 여  편

 연 결과  하는  한  다. 또한, 프

그램 후 사만  실시하여 프 그램  지  

할 수 없었다. 여 만  상  하  에 

후  달리하여 별에  프 그램  과  

해볼 필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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