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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searched 332 elderly people who were aged 65 or over and participated in sports center and 
senior sports center located in Seoul and Gyunggi-do Area and 8 leisure sports clubs from May to July, 2019 
in order to investigate social support, successful aging recognition, and resilience relation and ha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of all, it showed that social support for the elderly who participated in leisure sports 
activiti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very sub-factor of successful aging recognition. Secondly, it turned out 
that the social support significantly affected every sub-factor except for the inner peace of resilience. Lastly, 
it found that the successful ageing recognition significantly impacted every sub-factor except for the 
tranquility of resilience. Based on the above research findings, it figured out a greater significance in making 
sure that the social support for old age was the key factor to raise the successful ageing awareness and 
resilience. Furthermore, it is desired to increase the successful ageing recognition and resilience through the 
social support. At the level of welfare for the aged, there should be a try for a range of approaches by 
developing and supplying aged sports programs and positively encouraging the elderly to take part in physical 
activit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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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현대사회는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이소연, 2018). 
통계청(2018)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을 기준

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전체인구의 

14.3%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30년에는 24.5%를 차지하여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급격한 인구의 고령

화로 인하여 노인들은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박종석, 2019). 고령화에 따른 질병, 경제

적인 능력 저하, 체력저하, 외로움 등은 노년기

의 우울감을 유발한다고 하였다(이종석, 2018).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자살로까지 이어져 사회

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보건복

지부(2016)에 따르면 자살자의 80%가 우울을 

앓았던 것으로 보고하였고, 송인한과 이한나

(2011)의 노년기 우울은 사회경제적 박탈과 직

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우울은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닌 장애를 

넘어 개인 삶의 질의 지표로 활용 되어 질 정

도로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태명옥, 
2019). 윤요숙(2019)은 국내 노인문제에 대하

여 현대국가가 직면한 중요한 책무라고 하였

다. 또한 이상국가의 실현과 복지국가를 추구

하는 정책의 핵심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노년

기의 체육활동이 인본주의적 특성과 가치를 함

축하고 있어 다양한 노인문제의 해결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일찍이 김경호

(2004)는 노년기 여가생활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구창모(2009)에 따르면 고령화시

대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가

활동의 참여 증진을 위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활동 중에서도 특히 체육

활동은 신체의 건강 유지와 커뮤니케이션의 강

화, 자아 정체감의 확신, 스트레스 해소 등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와 사

회적 상호작용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

다(Wakat & Odom, 1982). 실제로 노인의 여

가스포츠 참여는 다양한 측면의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경선(2005)은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이 

사회적 지지를 확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여가

스포츠 활동에 있어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의 

동반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여가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다(곽윤길, 2010). 특히, 
노인들에게 타인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지지는 필수요소이며, 사회적 지지의 

확보를 위해 여가스포츠 활동이 권장되고 있다

(염승문, 2006). 이는 성공적인 여가스포츠 활

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오은택, 김성주, 윤
영구, 2012). 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중되며,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의사

소통의 관계망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적 지지는(Cobb, 1976)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노인들의 여가 활동참여에 도움

을 주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변임임을 

확인하였다(강종필, 윤지영, 2017; Golden ed 
al, 2009; Peirce ed al, 2000; Holemen & 
Furukawa, 2002; Rice, 1987), 이러한 선행연

구들을 살펴봤을 때 사회적 지지는 여가스포츠 

참여자들에게 의미있는 관계를 지속 시켜주고 

노인에게 건강에 대한 조언들을 지지해주기 때

문에 실질적인 일상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하여 성공적인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노인들은 얼마나 더 오

래살 수 있는가 보다 노후기간을 어떻게 살 것

이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개인의 성공

적 노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창일, 2015).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보는이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할 수 있다(이미자, 2012).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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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Rowe와 Khan(1998)은 질병과 장애의 

위험이 적고 높은 수준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

을 유지하며,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

로 정의하였다. 성공적 노화에 있어 노인의 배

우자, 자녀 관계, 친구 등의 관계와 지지가 중

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강혜원, 
2012). Mcpherson(1994)에 의하면 노인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노인이 활기찬 노후생활

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권현수

(2009)도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 노화를 촉진하

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고하여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인 노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

단된다. 김대근과 정진성(2013)은 노년기에 직

면하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 및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여 성공적 노화를 촉진하기 위해

서는 여가 스포츠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여가스포츠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 한다면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곽민서(2016)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

단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하였다. 회복 탄

력성이란, 노년기의 불행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회복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써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의미한

다(Lewis & Harrell, 2002). 회복 탄력성은 단지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 뿐 아니라 활력 있고, 즐겁
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진취성을 높이

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최성애, 2014). 이은석

과 안찬우(2010)는 노년기 여가스포츠 활동이 회

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언급한바 

있고, 박재규(2013)의 연구에서도 여가스포츠 참

여 정도가 회복 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노년기의 우울감을 해소하

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대상은 다

르지만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정신적 외상과 사회

적 고립으로 오는 스트레스와 우울 등의 충격에

서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음

을 입증한 선행연구들(김형태, 2011; 김형섭, 

2016; 이지혜, 2017; 안선영, 2017; Allen ed al, 
2000; Kruger ed al, 1991; Michael & Spector, 
1982)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하였다. 노인이 사

회의 기반이 되는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였음을 

감안할 때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회

복 탄력성에 미치는 유효한 영향을 검증 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성공적 노화 인식과 회복 

탄력성의 관계 파악도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

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노인의 여가스포츠 

참여는 노년기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준

다는 선행연구들(Joseph & Southcott, 2019; 
Hughed, Kilmer, Li, Alluru, Brown, Colclough, 
Geathers, Roberts, Elam-Evans & Balluz, 2010; 
Bowling & Gabriel, 2004; Jiang & Hesser, 2006)
이 꾸준히 확인 되었다. 이렇게 노인의 여가스포

츠 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 사

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 인식, 회복 탄력성의 관

계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적 지지는 

노화와 관련된 주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는 퇴직 후의 대처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송애랑, 2000). 또한 대부분의 선

행연구들이 건강증진이나 노화 이론 보다는 무기

력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기초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는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기의 사회적 지지와 성

공적 노화 인식 및 회복 탄력성의 유의미한 가설 

설정이 가능하다. Diener(2012)는 사회적 지지를 

노년기에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행복감의 예측요

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사회적 지지를 통해 

긍정적이고 행복한 정서함양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

와 성공적인 노화 인식 및 회복 탄력성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본 연구의 첫 번째 필요성이 있다. 
또한 Orkibi ed al(2014)과 Gallagher & 

Vella-Brodrick(2008)은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와 회복 탄력성을 높여 결과론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노화의 진행을 늦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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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및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한 삶의 방침을 이끌어내

는데 두 번쨰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  

2. 연구 가설 및 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스포츠 참여 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 노화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여가스포츠 참여 노인의 사회적 지지

는 회복 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여가스포츠 참여 노인의 성공정 노화 

인식은 회복 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본 연구의 가설에 따른 연구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서

울, 경기 지역의 스포츠센터 및 노인체육시설과 

여가스포츠 동호회 8곳의 만 65세 이상의 노인

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비확률표본추출 방법

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350명을 대상으로 응답

도중 설문을 포기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

문지와 통계처리시 극단값을 보이고 있는 28부
를 제외한 총 322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38.5%, 여자가 61.5%로 나타

났고, 연령은 65세 이상-70세 미만이 28.6%, 70
세 이상-75세 미만은 27.3%, 75세 이상-80세 

미만, 24.8%, 80세 이상이 19.3%로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졸업이 31.7%, 중학

교 졸업, 19.6%, 고등학교 졸업, 25.2%, 대학교 

졸업, 20.8%, 대학원 졸업이 2.8%를 나타냈고,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61.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1.1%,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2.4%, 300만원 이상이 5.3%를 나타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회적 지지의 척도는 박지원

(1985)이 개발하고 김병훈과 김소연(2019)이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척도는 정서적 지

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등 3개의 하위요

구분 사례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124 38.5

여자 198 61.5

연령

65세 이상-70세 미만 92 28.6

70세 이상-75세 미만 88 27.3

75세 이상-80세 미만 80 24.8

80세 이상 62 19.3

학력

초등학교 졸업 102 31.7

중학교 졸업 63 19.6

고등학교 졸업 81 25.2

대학교 졸업 67 20.8

대학원 졸업 9 2.8

월

수입

100만원 미만 197 61.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68 21.1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0 12.4

300만원 이상 17 5.3

계 322 100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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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성공적 노화 인식의 척도는 안정신

과 강인, 김윤정(2009)이 개발하고 이병찬

(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성공적 노화 

인식의 척도는 일상의 안녕, 사회적 안녕, 자기 

효능감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회복 탄력성의 척도는 Wagnild와 

Young(1993)이 개발하고 이지현(2018)의 연구

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회복 탄력성의 척도는 자

신에 대한 믿음, 의미부여, 평정심, 인내, 실존

적 고립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설정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는 여가스포츠 참여 노인의 사회적 지

지와 성공적 노화 인식 및 회복 탄력성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Window SPSS 25.0 
Version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고,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a계수를 산출하

였다. 그리고 각 변인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a=0.5로 설정하였다.

4.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1) 사회적 지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사회적 지지의 타당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사회적 지지의 요인분석 결과, 25문항 중 .5 

이하의 수치를 나타낸 6, 8, 9, 14, 18, 19번 등 

6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총 19문항을 최종 사용

하였다. 타당도 수치는 정서적 지지가 .644-.794
를 나타냈고, 정보적 지지는 .665-.824, 물질적 

지지는 .603-.768을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의 신

뢰도는 정서적 지지가 .932, 정보적 지지가 .870, 
물질적 지지가 .863의 수치를 나타냈다.

2) 성공적 노화 인식의 타당도 및 신뢰도

성공적 노화 인식의 타당도 분석 결과는 다

음 <표 3>과 같다.
성공적 노화 인식의 요인분석 결과, 19문항 중 

.5 이하의 수치를 나타낸 2, 5, 10, 13, 18번 등 5
문항을 제외하고 총 14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타당도 수치는 일상의 안녕이 .649-.837을 나타

냈고, 사회적 안녕은 .753-.808, 자기효능감이 

.833-.962의 수치를 나타냈다. 성공적 노화 인식

의 신뢰도는 일상의 안녕, .889, 사회적 안녕, 
.864, 자기 효능감이 .935의 수치를 나타냈다.

문항
1요인 2요인 3요인 공통

분산정서지지 정보지지 물질지지

NO 2 .794 .081 .308 .732

NO 1 .770 .207 .211 .681

NO 4 .770 .320 .243 .754

NO 3 .765 .311 .214 .728

NO 5 .756 .301 .187 .697

NO 7 .674 .264 .315 .624

NO 10 .665 .344 .263 .620

NO 11 .661 .375 .242 .598

NO 12 .644 .359 .284 .587

NO 15 .236 .824 .225 .785

NO 13 .214 .787 .272 .739

NO 16 .365 .770 .162 .692

NO 17 .303 .665 .290 .618

NO 21 .041 .259 .768 .658

NO 20 .257 .271 .729 .672

NO 22 .333 .249 .707 .673

NO 23 .304 .016 .677 .551

NO 24 .315 .344 .615 .596

NO 25 .351 .325 .603 .605

고유치 5.377 3.658 3.574

분산(%) 28.301 19.253 18.811

누적(%) 28.301 47.554 66.365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성 특성 = .943

Bartlett의 구형검정 = 3884.914, df = 171, sig = .000

표 2. 사회적 지지의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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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요인 2요인 3요인 공통

분산일상의안녕 사회적안녕 자기효능감

NO 1 .837 .220 .109 .761

NO 3 .808 .317 .086 .768

NO 4 .720 .324 .027 .699

NO 8 .720 .384 .037 .689

NO 7 .668 .183 .032 .640

NO 6 .649 .198 .145 .548

NO 9 .325 .808 .024 .769

NO 12 .231 .756 .084 .706

NO 11 .367 .755 .101 .717

NO 14 .298 .753 .123 .680

NO 15 .118 .087 .962 .946

NO 16 .085 .109 .960 .951

NO 17 .054 .030 .886 .622

NO 19 .227 .300 .833 .705

고유치 3.716 3.021 1.950

분산(%) 26.544 21.577 13.928

누적(%) 26.544 48.121 62.049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성 특성 = .863

Bartlett의 구형검정 = 2490.273, df = 91, sig = .000

표 3. 성공적 노화 인식의 타당도

3) 회복 탄력성의 타당도 및 신뢰도

회복 탄력성의 타당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회복 탄력성의 요인분석 결과, 14

문항의 원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타당도 

수치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635-825, 의미부

여가 .661-.795, 평정심, .689-.755, 인내, 
.790-.860, 실존적 고립이 .820-.870으로 나타

났다. 회복탄력성의 신뢰도는 자신에 대한 믿

음이 .896, 의미부여, .846, 평정심, .858, 인내, 
.879, 실존적 고립이 .866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결과

1.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 인식 및 회복 

탄력성의 상관관계 분석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 인식 및 회복 탄

력성의 상관관계 분석은 다음 <표 5>와 같다.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지지, 물질적 지지는 

문항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공통분산
믿음 의미부여 평정심 인내 고립

NO 2 .825 .123 .050 .009 .017 .699

NO 1 .753 .162 .157 .090 .015 .627

NO 3 .695 .144 .071 .121 .067 .528

NO 5 .635 .158 .112 .112 .026 .525

NO 4 .111 .795 .004 .021 .023 .645

NO 7 .314 .735 .031 .034 .060 .644

NO 6 .129 .661 .017 .299 .008 .543

NO 9 .031 .042 .755 .138 .126 .608

NO 8 .033 .011 .714 .085 .009 .519

NO 10 .005 .018 .689 .122 .088 .597

NO 12 .093 .075 .058 .860 .005 .756

NO 13 .146 .150 .011 .790 .137 .687

NO 11 .024 .024 .043 .047 .870 .762

NO 14 .096 .041 .181 .072 .820 .721

고유치 2.090 1.730 1.639 1.622 1.482

분산(%) 14.931 12.355 11.704 11.589 10.586

누적(%) 14.931 27.286 38.990 50.579 61.165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성 특성 = .697

Bartlett의 구형검정 = 789.235, df = 91, sig = .000

표 4. 회복 탄력성의 타당도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723

**
1

3
.704

**

.643

**
1

4
.367

**

.298

**

.420

**
1

5
.305

**

.301

**

.400

**

.688

**
1

6
.168

**

.154

**

.155

**

.228

**

.232

**
1

7
.246

**

.329

**

.271

**

.435

**

.445

**

.131

*
1

8
.127

*

.218

**

.221

**

.340

**

.290

**
.065

.422

**
1

9 .100 .053 .065 .046
.122

*
.060 .058 .016 1

10
.240

**

.206

**

.231

**

.326

**

.229

**
.072

.262

**

.293

**
.100 1

11 .077 .032 .091
.189

**
.064 .030 .078 .042

.228

*

.143

*
1

1:정서적지지, 2:정보적지지, 3:물질적지지,, 4:일상의안녕, 5:사회적안녕, 

6:자기효능감, 7:자신에대한믿음, 8:의미부여, 9:평정심, 10:인내, 11:실존

적고립, *:p<.05, **:p<.01

표 5.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 인식 및 회복 탄력성

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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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심과 실존적 고립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p<.05, p<.01)으
로 나타났고, 일상의 안녕은 평정심을 제외한 

하위요인과 유의한 차이(p<.01)를 나타냈다. 사
회적 안녕은 실존적 고립을 제외한 하위요인과 

유의한 차이(p<.05, p<.01)를 나타냈고, 자기 

효능감은 회복 탄력성의 믿음에서만 유의한 차

이(p<.05)를 나타냈다.
회복 탄력성의 자기에 대한 믿음은 의미부여

와 인내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p<.01), 
의미부여는 인내와(p<.01), 평정심과 인내는 실

존적 고립과 유의한 차이(p<.05)를 나타냈다.

2.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 인식의 

다중회귀분석

1) 사회적 지지와 일상의 안녕의 다중회귀분석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 인식의 하위요인 

일상의 안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사회적 지지는 일상의 안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F=22.345, p<.001)으로 나타났고, 결정

계수인 R값은 .178로 17.8%의 설명력을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물질적 지지에 회귀계수의 통계성 

검증은 유의한 것(t=4.232, p<.001)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안녕의 다중회귀분석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 인식의 하위요인 

사회적 안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사회적 안녕

B β t

1 .010 .009 .104

2 .071 .070 .874

3 .362 .349 4.455***

F 19,070***

R .155

1.정서적지지, 2.정보적지지, 3.물질적지지  

***:p<.001

표 7.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안녕의 다중회귀분석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안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F=19.070, p<.001)으로 나타났고, 결정

계수인 R값은 .155로 15.5%의 설명력을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물질적 지지에 회귀계수의 통계성 

검증은 유의한 것(t=4.455, p<.001)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지지와 자기 효능감의 다중회귀분석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 인식의 하위요인 

자기 효능감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자기 효능감

B β t

1 .277 .089 .956

2 .155 .052 .601

3 .181 .059 .701

F 3.249*

R
 .022

1.정서적지지, 2.정보적지지, 3.물질적지지  

*:p<.05

표 8. 사회적 지지와 자기 효능감의 다중회귀분석

사회적 지지는 자기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F=3.249, p<.05)으로 나타났고, 결정

계수인 R값은 .022로 2.2%의 설명력을 가진

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에 회귀계수의 통

계성 검증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의 안녕

B β t

1 .160 .152 1.787

2 .019 .019 .242

3 .337 .325 4.232***

F 22.345***

R .178

1.정서적지지, 2.정보적지지, 3.물질적지지  

***:p<.001

표 6. 사회적 지지와 일상의 안녕의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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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지지와 회복 탄력성의 다중회귀분석

1) 사회적 지지와 자신에 대한 믿음의 

다중회귀분석

사회적 지지와 회복 탄력성의 하위요인 자신에 대

한 믿음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사회적 지지는 자신에 대한 믿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F=12.714, p<.001)으로 나타

났고, 결정계수인 R값은 .106으로 10.6%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정보적 지지에 

회귀계수의 통계성 검증은 유의한 것(t=3.442, 
p<.01)으로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믿음

B β t

1 .045 .044 .491

2 .280 .285 3.442**

3 .120 .119 1.476

F 12.714***

R .106

1.정서적지지, 2.정보적지지, 3.물질적지지  

**:p<.01, ***:p<.001

표 9. 사회적 지지와 자신에 대한 믿음의 다중회귀분석

2) 사회적 지지와 의미부여의 다중회귀분석

사회적 지지와 회복 탄력성의 하위요인 의미부

여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사회적 지지는 의미부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F=7.299, p<.001)으로 나타났고, 결정

계수인 R값은 .060으로 6.0%의 설명력을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 지

지에 회귀계수의 통계성 검증은 유의한 것

(t=2.435, p<.05, t=2.512, p<.05)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지지와 평정심의 다중회귀분석

사회적 지지와 회복 탄력성의 하위요인 평정

심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평정심

B β t

1 .136 .130 1.374

2 .040 .040 .460

3 .000 .000 .996

F 1.068

R .001

1.정서적지지, 2.정보적지지, 3.물질적지지  

표 11. 사회적 지지와 평정심의 다중회귀분석

사회적 지지는 평정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정계수인 R값은 

.001로 0.1%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에 회귀계수의 통계성 검증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지지와 인내의 다중회귀분석

사회적 지지와 회복 탄력성의 하위요인 인내

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사회적 지지는 인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F=6.870, p<.001)으로 나타났고, 결정계

수인 R값은 .056로 5.6%의 설명력을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에 회귀계수의 통

계성 검증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부여

B β t

1 .173 .168 1.842

2 .204 .207 2.435*

3 .210 .207 2.512*

F 7.299***

R .060

1.정서적지지, 2.정보적지지, 3.물질적지지  

*:p<.05, ***:p<.001

표 10. 사회적 지지와 의미부여의 다중회귀분석

인내

B β t

1 .139 .133 1.450

2 .038 .038 .443

3 .117 .113 1.367

F 6.870***

R .056

1.정서적지지, 2.정보적지지, 3.물질적지지  

***:p<.001

표 12. 사회적 지지와 인내의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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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지지와 실존적 고립의 다중회귀분석

사회적 지지와 회복 탄력성의 하위요인 실존

적 고립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3>
과 같다.

실존적 고립

B β t

1 .172 .144 1.542

2 .253 .220 2.545*

3 .154 .131 1.559

F 3.025*

R .020

1.정서적지지, 2.정보적지지, 3.물질적지지  

*:p<.05

표 13. 사회적 지지와 실존적 고립의 다중회귀분석

사회적 지지는 실존적 고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F=3.025, p<.05)으로 나타났고, 결정계

수인 R값은 .020로 2.0%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정보적 지지에 회귀계수의 통계성 

검증은 유의한 것(t=2.545, p<.05)으로 나타났다.

4. 성공적 노화 인식과 회복 탄력성의 

다중회귀분석

1) 성공적 노화 인식과 자신에 대한 믿음의 

다중회귀분석

성공적 노화 인식과 회복 탄력성의 하위요인 

자신에 대한 믿음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성공적 노화 인식은 자신에 대한 믿음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F=29.266, p<.001)으로 

나타났고, 결정계수인 R값은 .223으로 22.3%
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일상의 안

녕과 사회적 안녕에 회귀계수의 통계성 검증은 

유의한 것(t=3.373, p<.01, t=3.936, p<.001)으
로 나타났다.

2) 성공적 노화 인식과 의미부여의 다중회귀분석

성공적 노화 인식과 회복 탄력성의 하위요인 

의미부여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의미부여

B β t

1 .263 .267 3.518**

2 .111 .113 1.490

3 .007 .023 .400

F 13.569***

R .113

1.일상의안녕, 2.사회적안녕, 3.자기효능감  

**:p<.01, ***:p<.001

표 15. 성공적 노화 인식과 의미부여의 다중회귀분석

성공적 노화 인식은 의미부여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F=13.569, p<.001)으로 나타났고, 
결정계수인 R값은 .113으로 11.3%의 설명력

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일상의 안녕에 회귀

계수의 통계성 검증은 유의한 것(t=3.518, 
p<.01)으로 나타났다.

3) 성공적 노화 인식과 평정심의 다중회귀분석

성공적 노화 인식과 회복 탄력성의 하위요인 

평정심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6>
과 같다.
성공적 노화 인식은 평정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정계수인 R

값은 .015로 1.5%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안녕에 회귀계수의 통계성 검증

은 유의한 것(t=2.331, p<.05)으로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믿음

B β t

1 .234 .240 3.373**

2 .273 .280 3.936***

3 .004 .011 .216

F 29.266***

R .223

1.일상의안녕, 2.사회적안녕, 3.자기효능감  

**:p<.01, ***:p<.001

표 14. 성공적 노화 인식과 자신에 대한 믿음의 다중회

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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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심

B β t

1 .062 .062 .776

2 .187 .187 2.331*

3 .030 .089 1.495

F 2.546

R .015

1.일상의안녕, 2.사회적안녕, 3.자기효능감  

*:p<.05

표 16 성공적 노화 인식과 평정심의 다중회귀분석

4) 성공적 노화 인식과 인내의 다중회귀분석

성공적 노화 인식과 회복 탄력성의 하위요인 인

내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7>과 같다.
성공적 노화 인식은 인내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F=11.596, p<.001)으로 나타났고, 결정계

수인 R값은 .097으로 9.7%의 설명력을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일상의 안녕에 회귀계수의 통계성 

검증은 유의한 것(t=4.077, p<.01)으로 나타났다.

인내

B β t

1 .313 .312 4.077***

2 .021 .021 .272

3 .001 .003 .059

F 11.596***

R .097

1.일상의안녕, 2.사회적안녕, 3.자기효능감  

***:p<.001

표 17. 성공적 노화 인식과 인내의 다중회귀분석

5) 성공적 노화 인식과 실존적 고립의 

다중회귀분석

성공적 노화 인식과 회복 탄력성의 하위요인 

실존적 고립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8>과 같다.
성공적 노화 인식은 실존적 고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F=4.453, p<.01)으로 나타났

고, 결정계수인 R값은 .034로 3.4%의 설명력

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일상의 안녕에 회귀

계수의 통계성 검증은 유의한 것(t=3.459, 
p<.01)으로 나타났다.

실존적 고립

B β t

1 .315 .274 3.459**

2 .138 .122 1.533

3 .002 .005 .076

F 4.453**

R .034

1.일상의안녕, 2.사회적안녕, 3.자기효능감  

**:p<.01

표 18. 성공적 노화 인식과 실존적 고립의 다중회귀분석

Ⅳ. 논의

1.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 인식의 관계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 노화 인식의 모

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적 지지는 성공적 노화인

식의 일상의 안녕과 사회적 안녕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

가 성공적 노화를 증가시킨다는 김정희와 박지

영(2015)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서대석

(2018)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 노

화 인식을 높여주는 중요한 변임임을 확인하여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면 성공적 노화에 방해가 되는 노화불

안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이며, 사회적 지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

한 방법으로 접근성이 좋아 성공적 노화에 도

움이 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Leviatan(1999)에 

의하면 안정적 사회유대와 지역사회의 지지 등

은 성공적인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가족 관련 

지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홍성희, 곽인숙, 2011; 김재중, 2007;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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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이혜정, 2009) 이러한 가족들의 지지는 

정서적인 도움을 주어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Harber ed al, 
2007; Seeman ed al, 2001). 상기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사회적 지지의 상호 교류가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인식이 높아진다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사회가 가족주의와 친족문화가 발달

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 외에도 사

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 인식의 정(+)의 관계

를 입증한 선행연구들(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 2013; 오창섭, 정원길, 2009; 송기영, 
2018; 사혜지, 이철원, 김민정, 2017; 유경근, 
2015; 전현정, 2016; Kubzansky ed al, 2000; 
Parslow ed al, 2011; Strawbridge ed al, 2002)
이 확인 되어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 노화 인식

을 향상시켜 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윤현숙과 유희정(2006)의 연구와 

정은호(2015)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성공

적 노화 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물질적 지지는 성공적 노화 인식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
질적 지지를 통하여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는 입

장이 아닌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즉, 
수혜를 받는 위치가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의 위치에 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 스스

로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지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나

이가 들어도 무기력 하지 않다는 자존심을 유지

하게 되어 성공적 노화로 인식하게 되는 결과라

고 판단된다. 또한 물질적 지지는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

근성이 용이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성공적 노화 인식을 증진시켜

주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2. 사회적 지지와 회복 탄력성의 관계

사회적 지지가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회복 탄력성의 평정심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적 지지는 회복 탄력성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의미부여, 실존적 고립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고, 물질적 지지는 의미부

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복지관 노인들을 대

상으로 연구한 박세정과 김선호(2019)의 연구에

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 탄력성의 정(+)의 관계

를 입증하였다. 김희영과 정봉교(2016)는 스트

레스의 증가로 인해 회복 탄력성이 낮아진 경

우,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다는 결

과를 나타내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선
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을 높여

준다고 하였는데(박종철, 안대희, 2011) 높은 사

회적 지지는 노년기의 스트레스나 정서적 감정

들을 조절해주고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과 긍정

적인 대인관계 등에 도움을 주어 자기 효능감을 

높여줌으로서 결과론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향

상 시켜주어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송지원

(2005)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여 본 연구를 뒷

받침 해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다수의 

노인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 있는 현상황

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절해주는 사회적 지

지는 한 개인의 중요한 자원으로써 회복 탄력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회복 탄력성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정(+)의 관계를 입증한 다수

의 선행연구들(김샛별, 2019; 노성배, 임효남, 
이미향, 김두리, 2019; 문성연, 이봉근, 2018; 
박비둘, 2017; 김정희, 최미경, 최윤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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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gall ed al, 2001; Brissette ed al, 2002; 
Ciarrochi ed al, 2006)이 보고되어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정보적 지

지는 노년기의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들을 해결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

을 깨우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러한 역경을 극복하는 경험과 과정은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어 회복 탄력성을 향상하

는데 도움이 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회복 탄력성이 향상된 노

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주변의 친

구나 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지를 해 줄 수

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Thoits(1995)는 노년기 사회적 지지가 

회복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만

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Buunk & 
Hoorens(199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회복 탄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회복 탄력성의 평정심은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강해자

(2013)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이지 않으며, 잘못 제공되는 지지는 이득

보다 해를 더 많이 초래하여 노인의 자아존중감

과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지
나친 사회적 지지는 자발성이나 독립성, 통제력 

등을 감소시키고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게 할 수 

있어 평정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

라고 사료된다. 또한 과도한 지지는 종속감과 부

담으로 다가 올 수 있으므로 처해진 상황과 받

는 사람, 요구하는 바 등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성공적 노화 인식과 회복 탄력성의 관계

성공적 노화 인식이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성공적 노화 인식은 회복 탄력성의 평

정심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의 안녕은 

회복 탄려성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의미부여, 
인내, 실존적 고립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고, 
사회적 안녕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평정심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

체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방선혜(2016)의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은 노인들의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다는 

것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본인이 성공적인 노화를 영위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회복 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Hosseini와 Besharat(2010)에 의하면 회복 탄력

성은 규칙적인 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임은주와 권봉안(2017)의 연구에서도 

필라테스 운동이 여성 노인의 회복 탄력성을 

향상 시켰다는 결과를 나타내어 본 연구의 결

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노년기의 

스포츠 활동 참여는 건강을 되찾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을 해소시

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도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건

강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높은 성공적 노화 인

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는 회복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사료된다. 성
공적 노화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개인의 성

장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최미진, 2019)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

적이고 바람직한 활동일 것이다. 따라서 성공

적 노화를 위해서는 노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

여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 인식은 회복 탄력성

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임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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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년기의 성공적 노화 인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보미(2018)에 의하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의 존재와 도움이 중

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자식 위주의 삶에

서 배우자 위주의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진설
분, 2013). 이는 스스로가 노후 생활을 준비하

여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되려 자녀를 

지원해줌으로써 본인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요

즘 같은 100세 시대에 자식보다 배우자와 살 

날이 더 많고 남은 인생을 부부가 행복하고 즐

겁게 영위하고 싶어하는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

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배우자가 함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다면 성공적인 노화 인식

과 회복 탄력성은 더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까

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회복 탄력성의 평정심은 성공적 노화 

인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화를 받아 들임에 있어 현재보다는 미래 중심

적인 개념이기 때문에(김정희, 2013) 인구 고령

화 시대의 늘어나는 앞으로의 노후 생활에 건강,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등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자신이 없어서 오는 불안감이 평정

심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어 회복 탄력성을 향

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결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 인식 

및 회복 탄력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스

포츠센터 및 노인체육시설과 여가스포츠 동호

회 8곳의 만 65세 이상의 노인 322명을 대상

으로 연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하였다. 첫째,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 노인의 사

회적 지지는 성공적 노화 인식의 모든 하위요

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회복 탄력성의 평정심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공적 노화 인식은 회

복 탄력성의 평정심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연구 결과를 통하여 노년기 사회적 지

지는 성공적 노화 인식과 회복 탄력성을 높여

주는 중요한 변수 임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성공

적 노화 인식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바

람직하며,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 체육 프로그램

의 개발 및 보급, 노인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 하는 등의 다양한 접근이 시

도 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

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 인식, 회복 

탄력성 외에도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

는 다양한 변인들의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과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 인식과 회복 탄

력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구방법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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