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사람들은 복잡한 철학이나 명확한 삶의 철학 없이도 

현대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1]. 이것은 인생이 

의미가 없거나 혼란스럽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

람들은 삶의 의미에 대해 간단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으

로 만족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체계화할 필

요 없이 살아갈 수 있다[2]. 즉, 삶은 누구에게나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철학적 체계로 규

정될 필요는 없다[3]. 우리는 모든 사람의 삶을 하나의 

철학적 체계로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각자의 삶은 많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5]. 이 의

미는 각자의 목적, 가치, 능력을 느끼는 것, 그리고 자신

에 대한 가치감 등에서 찾을 수 있다[6].

"의미의 기념"이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하다. 이 표현

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주어

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미의 

기념"은 어떤 중요한 사건, 인물, 생각 또는 가치를 기억

하고 그 의미를 기념하는 행위를 의미할 수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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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일, 중요한 인물의 

기념비, 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예술 작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7].

“의미"라는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기본적으로, 의미는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목적, 또는 내포하는 바를 나타낸다[8]. 이 개념

은 언어학, 철학, 심리학, 문화 연구 등 여러 학문 분야

에서 다루어진다. 각 분야에서 의미의 정의와 해석은 다

를 수 있다. 언어학에서 의미는 단어, 문장, 또는 언어적 

표현이 가리키는 바를 지칭합니다. 의미는 문자 그대로

의 의미(명시적 의미)와 비유적, 암시적 의미(암시적 의

미)를 포함할 수 있다[9]. 철학에서는 의미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의미는 존재, 인

식, 지식, 가치, 의도 등과 같은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됩

니다[10]. 예를 들어, 삶의 의미, 도덕적 가치의 의미 등

이 이에 해당한다. 심리학에서 의미는 개인의 경험, 감

정, 동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신

의 삶과 경험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11]. 문화 연구에서는 문화적 상

징, 행위, 텍스트 등이 어떻게 의미를 생성하고 전달하

는지를 연구합니다. 이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의미

의 구성과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12]. 이처럼 의미는 매

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 

맥락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본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불안

감, 삶의 의미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

하는 것이다. 가설 1. 지각된 스트레스는 삶의 의미와 부

(-)적인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 지각된 스트레

스는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 불안감은 삶의 의미와 부(-)적인 인과관계를 가

질 것이다. 가설 4. 불안감은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5. 삶의 의미는 삶의 만족

도와 정(+)적인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6. 지각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는 매개

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7. 불안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

계에서 삶의 의미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분석 방법을 쉽게 설명하자

면, 다음과 같다.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으로 

여기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예를 들어 나

이, 성별, 교육 수준 등을 세어보고, 각각의 특성이 얼마

나 자주 나타나는지 확인하며 이를 통해 연구 대상 그룹

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아

울러 기술분석 (Descriptive Analysis)으로 이 방법은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 즉 잠재변인들의 기본적인 

통계적 정보를 살펴본다. 예를 들어, 평균, 표준편차 등

을 계산하여 변수들의 일반적인 경향이나 분포 상태를 

이해한다.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 분석

은 연구에 포함된 서로 다른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

나 밀접한지를 측정하는데 예를 들어,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도 함께 증가하는지, 또는 반대로 감소하는

지 등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이 연구는 대상자들의 기

본적인 특성을 수치로 파악하고, 중요한 변수들의 일반

적인 특징과 서로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

다[13]. 이후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게 되는데 

주요 잠재변인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인과관계와 적합도

를 검증한다. 이후 구조모형분석을 살펴본다. 구조모형 

분석에서는 변수간의 유의미한 잠재변인들을 파악하여 

영향력의 효과크기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 효과분해를 방법을 실시하고[14] 아울러 매개변인

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분석을 사용하였다[15]. 구조방정식에 대한 모형추정의 

방법으로 이 연구에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

lihood method)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모형을 분석

하였다[16]. 

최대우도법은 측정변수를 우리가 생각할때 다변량이

라는 점을 가정하여 정규분표(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의 가정을 만족하고 충족할 때 정확한 미

지수 추정을 생각할수 있도록하며 정규분포의 생각하며 

일부 벗어나더라도 표본크기만 통계를 분석하는데 적절

하다면 미지수 추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매우 우수한 

장점이 있다[17]. 또한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판정을 위해χ2 값과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활

용하고 분석에 이용하였다. χ2 검증의 경우 표본의 크

기가 커질수록 χ2 값을 분석할 때 우리는 함께 증가하

는 등 표본 양적 크기에 세심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

이 있기에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추정하기 위해 다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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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TLI의 경우 

표본양과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구조모형의 가정치

와 간명성을 고려하면서 수정모형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8-20]. CFI는 비록 모형의 간단명료함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크기에 세밀한 반응하지 않는 

장점을 지니며 RMSEA는 모형의 반면적인 부분의 오류

를 찾아내고 간명성을 동시에 파악하는 이점이 있다. 

TLI와 CFI 의 경우 .09이상인 경우 가장 안정적인 적합

도로 판단하고, RMSEA는 .1미만이면 가장 훌륭한 적합

도(good fit), .05미만이면 아주 좋은 적합도(very 

good fit)로 판단한다[21-23]. 이상의 구조방정식 분석

은 AMOS.24.0을 사용하였다.

3. 결론

본 연구모형의 잠재변수인 지각된 스트레스와 불안

감,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가 학자들이 설명한 이론적 

개념을 충분하고 명확하게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과학

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한구조방적

식 측정모형 분석으로 연구를 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χ2=1356.176(df=203, 

p=.000)으로 나타나 X²검증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χ2

값은 표본크기에 통계를 분석할 때 반응한다는 점에서 

표본크기가 증가하면 영가설을 기각하기 쉽다[24-26]. 

따라서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해 줄 수 있는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다른 적합도 다. 이에 다른 적합도 지수

를 살펴보면 TLI=.907와 CFI=.919, RMSEA=.054로 

양호한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대부분

의 측정변수의 표준화계수(표준적재치)가 .50이상을 넘

는 적정수준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구조방정식의 검정통

계량인 Critical Ratio(C.R)는 절대치 ∣1.96∣보다 높

아야 유의수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27-30]. 모든 C.R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표본자료에 잘 적합함을 판단할 수 

있다[29].  해당 연구에서 가설로 세운 중요한 잠재변수 

간의 원인과결과관계를 알아내기 위한 구조모형의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인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2=833.834(df=113, p=.000), 

TLI=.922, CFI=.935, RMSEA=.057으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중장년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삶의 의미에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β=-.075, p<.05) 삶의 만족감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는 낮아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불안감은 중장년의 삶의 의미에는 부(-)적

인 영향을(β=-.173, p<.001), 삶의 만족감에는 정(+)적

인 영향(β=.09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불안감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는 낮아지나 삶의 만

족도는 반대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

미는 삶의 만족감에 정(+)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중장년의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스스로의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짐을 의미한다. 중장년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불안감 삶의 만족감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효과분

해를 통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각각 확인하

고 그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이처럼 잠재변수 간

의 영향관계를 효과분해를 통해 살펴보게 되면 지각된 

스트레스 및 불안감,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각된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크기 -.053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직접효과(지각된 스트

레스→삶의 만족감)은 .018, 매개변수인 삶의 의미를 통

한 간접효과(지각된 스트레스→삶의 의미→삶의 만족감)

은 -.071(p<.001)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감이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총효과 크기는 -.068이며 이중에서 직접효

과(불안감→삶의 만족감)는 .097, 간접효과(불안감→삶

의 의미→삶의 만족감)는 -.1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장년의 삶의 만족

도는 지각된 스트레스 및 불안감의 직접효과보다는 삶

의 의미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서는 삶의 의미에 대한 개입이 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효과분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삶의 만족감에 직접

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삶의 의미(.953)

였으며, 삶의 의미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불

안감(-.173)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과학적 통계를 이용해 결과도출을 하여 

발견된 부분으로 지각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불안

감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매개효과를 갖

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이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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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별도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여 판단해

야 한다[2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의 지각된 스트

레스와 불안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사이의 관계에서 삶

의 의미가 매개효과(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

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트스트랩핑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28-29]. 부트스트

랩핑 방법으로 과학적방법으로 검증된 통계적 모의실험

(simulation)를 바탕으로 대표집의 허구의 무선표본을 

만들어내고 각각의 표본에서 매개하는 효과의 회귀계수

와 표준오차를 설정하여 추정된 표준화 회귀계수의 분

포에서 유의미한 수준 95% 신뢰구간을 파악하고 해당 

구간의 하위경계(lower bound)와 상위경계(upper 

bound) 값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생각하고 검증하게 된다[29-30]. 

이러한 부트스트랩핑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은 매개효과

가 통계적 무선오차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판단하는 것

으로(Shrout and Bolger, 2002) 가장 강력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으로 알려져 있다[30].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Bias Corrected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으

며, 매개효과 Estimate, S.E.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 

값을 분석하였다. 95%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

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28]. 분석결과, 

지각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불안감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의 상

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두 경로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7가지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삶의 의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은 지지

되었다. 둘째, 중·장년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기각되

었다. 셋째, 중·장년이 느끼는 불안감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은 지지되었다. 넷

째, 당초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이 느끼는 불안감이 높

을수록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으

나 반대로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다섯째, 중·장년의 삶의 의미가 높을수

록 삶의 만족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지지되었다. 여섯째, 분석결과 중·장년의 지각된 스트레

스는 삶의 의미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은 지지되었다. 이는 중·장년

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이들의 삶의 의미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

국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의 불안감은 삶

의 의미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7은 지지되었다. 이는 중·장년의 불안

감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만 간접적으로 이들의 삶의 의미를 감소시키고 결과적

으로 삶의 만족도 역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효과분

해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불안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삶의 의미를 매개로한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이들의 

삶의 의미를 강화하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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