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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자 배우자의 용서치료 경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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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litative Study on Forgiveness Experience 
by Wives of Alcohol Abusers

Kim, Hee Kyung1 · Lee, Eun J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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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scribe the forgiveness experience following participation in forgiveness therapy 
of wives of men who abuse alcohol. Method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to describe the lived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in forgiveness therapy. Sixteen wives of alcoholic men were purposefully sampled 
from two alcohol counseling centers located in South Korea. Forgiveness therapy consisted of 120-minutes 
sessions once weekl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four groups. Conversations in forgiveness therapy were 
recorded and dicta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Fullilove's problem-oriented analysis method. Results: The 
experience of wives of alcohol abusing husbands can be described as “Resistant,” “Self-understanding,” 
“Understanding her spouse,” and “Growth” following forgiveness therapy.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wives of men who abuse alcohol experienced recovery through forgiveness. Therefore forgiveness therapy can 
be used as an useful nursing intervention for inner healing and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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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형태의 관

계를 맺고 있으며, 그 관계 속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도 있

지만 배신과 상처, 갈등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

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

근 이러한 대인관계로 인한 상처와 분노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전략으로써 용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1], 

특히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치유와 내적 성장을 위해  

용서의 활용이 부각되고 있다[2,3]. 

용서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를 건강하

게 극복하는 심리과정으로[4,5], 대인관계의 회복을 목표로 하

는 것이 아니고 대인관계로 인해 상처받은 개인의 치료 및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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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을 목표로 개인의 내적 자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4,6]. 

Enright와 동료들[7]은 용서를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

고와 감정, 행동을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정

의하였고, McCullough, Fincham과 Tsang[8]는 가해자를 이

해하기 위한 동기를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동기의 방향을 전환

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서는 인간관계

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성장, 발달을 도울 수 있으며[1], 

특히 가해자와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개인 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독립적인 행위이다[9]. 따라서 이러한 용서

는 알코올 의존인 남편의 변화와 무관하게 삶의 의욕을 상실

하고 분노와 우울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는 알코올 의존자의 

배우자들[10]이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서 벗어나도록 도

와줄 수 있을 것이다. 

알코올 의존은 의존자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가족체계를 

흔들어놓게 되는 가족병으로, 알코올 의존자의 술 문제는 자

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심리, 정서적 손상을 초

래한다. 특히,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배우

자들은 남편의 술 문제로 인해 해결할 수 없는 분노와 우울, 원

망, 미움, 증오 등의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또

한 이들은 오랜 기간 남편의 술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다보

니 자신의 삶을 온전히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기보다 남편의 

필요와 요구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병리적 현상인 공동

의존을 겪게 된다[11,12].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갈등이나 상처를 경

험했을 때 해결전략으로 용서를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쉽

게 용서하지 못한다[13]. 따라서 용서를 어떤 갈등과 상처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하기까지는 오랫동안 심리적 고통을 겪

게 되고, 용서하기로 선택한 이후에도 용서의 과정이 완성되

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6,13]. 용서는 용서하고자 하

는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그 순간부터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한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6]. Enright와 동료들은 

용서과정모형을 통해 용서가 진행되는 변화의 방향과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심리적 과

정과 용서할 때 사람들이 거치게 되는 일반적 경로에 관해 추

정하고 있다[7]. 그러나 이러한 경로는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

으로 적용된다기보다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며[14], 사

람들은 가해자를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

럽긴 하지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회복이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이라는 의

미도 있으나[15], 단순히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 스트레스나 질

병상태를 유발시키는 외부자극이 제거된 후 새롭게 적절하고 

균형 잡힌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16,17]. 

지난 20여 년간 국내외에서 용서치료에 대한 경험과학적 

연구를 통해 용서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3,5,6,18,19]. 또한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용서에 대한 개념분

석과 용서경험이 있는 성인들의 용서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와 

용서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범죄피해자들의 용서체험에 대

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나[20,21], 간호의 영역에서 구체

적인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용서치료의 경험과정에 대해 밝힌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알코올 의존자 부인들은 폭언, 

폭력, 경제적 어려움 등 부부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

의 고통을 모두 겪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환경이 

변화되더라도 오랜 기간 지속되므로[22], 동일한 용서치료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용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나 과정이 

다를 것이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 안에서 갈등을 겪고 미움과 

원망, 분노 등을 경험하게 되는 알코올 의존자의 배우자들의 

심리, 정서적 손상과 고통이 ‘용서’를 통해 어떻게 회복되는

지, 그들이 용서치료를 통해 어떤 용서과정을 겪는지 체험적 

현상에 대한 의미와 구조를 밝혀 알코올 의존자의 배우자들의 

심리적 갈등 해결, 정서적 고통 완화 및 성장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용서치료에 참여한 대상자

들의 용서치료 경험과정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체험적 현상

에 대한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로 문제중심 

분석방법(Problem-Oriented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용서

치료가 진행되는 12회기 동안 녹음하고 기록한 자료를 분석하

는 2차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I시와 S시에 소재한 2개의 알코올 상담

센터를 이용하는 알코올 의존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모집 공

고를 이용하여 센터 내부의 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를 모집하고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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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 동의한 20세 이상의 배우자 16명이다.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현재 또는 과거에 남편이 알코올 의존으로 병원에 입 ‧ 퇴
원 했던 경험이 있거나 남편의 알코올 의존으로 알코올 상

담센터에서 상담한 경험이 있는 배우자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용서치료 12회기 중 10회기 이상 출석이 가능한 자

3. 자료수집

연구자는 2012년 3월 9일부터 2012년 5월 25일(12회기)와 

2013년 2월 2일부터 2013년 4월 27일(12회기)에 걸쳐 진행된 

용서치료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I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의 승인을 받은 후 모집공고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자를 모집

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중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용서치

료는 Enright와 동료들[7]의 용서과정 모형에 근거하여 

Kim[13]이 개발한 용서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적극

적인 자기 개방이 용서작업을 촉진시킨다는 문헌[14]에 따라 

노출단계에서 가계도와 외상도(trauma egg)를 추가하여 수

정 ‧ 보완하였다. 알코올 의존이 가족병이기도 하고 세대전수

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계도를 통해 원가족부터 자신

의 가족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고, 외상도를 그

리면서 자신의 상처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직면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프로그램이 충분한 작업과 상호작용을 하기에는 

부족하였다는 제언[14]에 따라 시간과 회기수를 증가시켜 주 

1회, 120분, 12회기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매회

기마다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대략 120분에서 240분정도 소

요되었다. 용서치료의 특성상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들이 비 보장에 대한 신뢰감과 공감과 존중

을 기본으로 하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의 

자기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폐쇄집단으로 운영하였고, 집단원

은 5명 이하로 제한하였다. 또한 용서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대

상자와 치료자를 돕기 위해 Kim[14]이 개발한 용서 프로그램

을 수정 ‧ 보완한 내용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프

로그램 일지 작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녹

음되는 것에 대해 대상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

에서 자료는 녹음된 내용을 녹취한 자료, 프로그램 진행 당시 

작성한 프로그램 일지, 프로그램이 끝난 후 개별적으로 작성

한 평가서와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메모한 내용을 모

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용서치료의 구체적인 내

용은 Table 1과 같다.

1) 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고려

1차 I병원 연구윤리위원회 심사에서는 용서치료의 양적 연

구에 대해 승인을 받은 후 대상자들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았

다. 2차 I병원 연구윤리위원회 심사에서는 용서치료를 진행하

면서 대상자들의 용서치료 과정을 녹취하고 기록한 내용을 2

차 분석하는 것에 대해 참여자의 추가적인 서면동의서 없이 

진행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IUH IRB 13-2458). 용서치

료 과정을 녹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에게 녹취된 자

료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원하면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과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라도 원하지 않을 경우 

자료분석에서 제외할 것을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 전원의 

구두동의를 받았다. 

2) 연구자 준비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도구로서 연구자는 박사학위과정 중 

질적 연구방법론 교과목을 수강하였고, 질적 연구방법론 관련 

문헌을 2년 동안 읽으면서 질적 연구방법론 관련 학회 및 세미

나에 참석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현장에서 4년간 알코올 의존

자 부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4. 자료분석

12회기의 용서치료를 진행하면서 대상자들의 경험을 파악

하기 위해 각 회기에서 다루어진 집단 상담 내용을 Fullilove 

[23]가 제시한 문제중심 분석방법(Problem-Oriented Analy-

sis)으로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분석하였다. Fullilove의 문제

중심 분석방법은 지역사회 보건영역에서 시작된 방법으로 특

히, 지역사회에서 개인면담, 집단상담, 기존의 자료에 나타난 

대상자의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로 드러난 영역에 개입하기 위

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23]. 이 분석방법은 내용분석방법으

로 시작하지만, 자료수집당시 목표로 설정하였던 문제를 중심

으로 개념적 지도(conceptual mapping)를 그려서 개념들 

간의 위계와 관계를 배열하고 파악하도록 한다. 

1) 1단계: 목록을 작성 - 수집된 자료의 개요

수집된 자료를 주의 깊게 고찰하여 각 문항의 명확한 목록

을 요약하여 작성하였고, 이를 주요범주로 분류하였다. 

2) 2단계: 주요 주제를 확인

주요 주제를 확인하여 범주와 특성을 통합하였고 주요 주제

를 코드화하였다. 모든 범주를 도표로 작성하고 범주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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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Forgiveness Therapy

Session Stage Topic Description

1 Introduction Coming in ․ Introduction of forgiveness therapy & Informed consent
․ Make a Group program rule
․ Self introduction & expectation about forgiveness therapy
․ Pre test

2 ․ Watch a video 'forgive you' & sharing'
․ Review my relationship

3 Uncovering Self awareness & 
Expression

․ Drawing family tree & Sharing

Homework ․ Hatred, hurt list

4 Uncovering Self awareness & 
Expression

․ Hatred, hurt list sharing & drawing trauma eggs
․ Examination of psychological defenses
․ Evaluation my coping method

Homework ․ Thinking about forgiveness

5 Decision Understanding & 
Consideration 

․ Forgiveness education 
․ Sharing the thoughts & experience on forgiveness

6 Choice & Decision ․ Check my stance about forgiveness
․ After decision, write pledge promise

7 Work Cognitive aspect ․ Fact
․ Check my thoughts (unreasonable thinking)
․ Thoughts conversion 

8 ․ View new perspective
․ Write a letter to me

9 Affective aspect ․ Review my emotions about an offender
․ Empathy toward the offender

10 ․ Grow compassion
․ Awareness my fault 
․ Plan the demander pardon

11 Behavioral aspect ․ Acceptance, absorption of the pain
․ Forgiveness present list & choice
․ Write a letter to an offender
․ Role play

12 Discover Finish ․ Check my change
․ Group members encourage each other
․ Write a letter to me.
․ Evaluation & Post test
․ Notice F/U test & promise

의 연계(linkage)로 통합하면서 다양한 위계질서로 모든 범주

를 배열하였고, 구성이 변화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하였다. 

3) 3단계: 주제에 대한 토의 

주요 주제를 확인한 후 주제들 간의 상호작용과 영향을 고

려하여 개념적 지도(conceptual mapping)를 만들었다. 개

념적 지도는 각 주제들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4) 4단계: 결론

결론은 가능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주제

들 간의 상호 작용과 집단 안에서 토의된 내용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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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16)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Religion Christianity
Catholic 
None

 6 (37.5)
 8 (50.0)
 2 (12.5)

Marital state Married
Separated
Widowed

14 (87.6)
1 (6.2)
1 (6.2)

Subjective 
economic status

Slightly above
Moderate
Poor

 8 (50.0)
 5 (31.3)
 3 (18.7)

Hospitalization of 
alcoholic

Yes
None

10 (62.5)
 6 (37.5)

Alcoholic's diagnostic period (year) 12.1±9.32

Age (year) 54.0±8.34

Attendance Al-anon Attendance
No

14 (87.5)
 2 (12.5)

Attendance period of Al-anon (year) 3.9±3.07

Stress due to spouses's alcohol problems 7.5±2.42

5) 5단계: 원자료로 돌아가기

결과를 작성한 후 원자료로 돌아가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

으면서 녹취록과 필드 노트를 재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

차 분석의 흐름과 약점을 찾아내어 명확하게 정련하였다. 

5. 연구의 질 확보

연구의 질 확보를 위하여 외부감수자 1인의 질적 연구전문

가에게 원자료 녹취록과 분석노트, 연구자가 작성한 개인노

트, 주제 도출과정과 도출된 주제를 보여주고 동의하는지 검

토하여 확실성(confirmability)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의

존성(dependability)을 높이기 위해 연구과정 각 단계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를 보관하였고 외부감수자 4인의 간호학 교

수가 연구 과정과 결과가 일관적으로 진행되었는지 검토하였

다. 연구결과의 신빙성(credibility) 검증을 위해 용서치료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에게 연구결과를 제공한 후 피드백을 받았

으며, 전이성(transferability)을 높이기 위해 용서치료를 위

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모든 대상자가 동일한 매

뉴얼을 이용하여 중재를 제공받고 매뉴얼의 내용과 질문 등을 

통해 상호작용 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

다. 12회기씩 두 차례에 걸쳐 4그룹으로 진행된 용서치료에 

참여한 대상자는 모두 17명이었으나 1명이 중도 탈락하여 최

종 참여자는 16명이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54.0±8.34

세였고, 결혼 상태는 기혼이 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종교는 가톨릭이 8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 중 14명

(87.5%)은 알코올 의존자 가족의 자조모임인 알라넌(Al-anon)

에 참석하고 있었으며, 알라넌 참석 기간은 평균 3.9±3.07년

이었다. 대상자들이 남편의 음주문제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

스는 10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7.5±2.42점

이었다. 

2. 알코올 의존자 배우자들의 용서치료 경험과정

용서치료에 참석한 대상자들은 각 회기마다 주어진 작업들

을 통해 상처받은 내면을 살펴보면서 아파했지만, 결국은 자

신이 겪은 고통을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변화시키는 회복과

정을 경험할 수 있었고, 대상자들이 보고한 용서치료의 회복

과정은 저항, 자기이해, 남편이해, 성장의 4단계를 거쳤다. 또

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마다 4개의 또 다른 과정으로 진

행되었다(Figure 1).

용서치료 경험과정의 분석과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167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고, 이를 감추거나 잊고 

싶다, 양가감정,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참고 견디기, 낮은 

자존감, 남편을 있는 그대로 수용, 경직된 사고, 평안함, 성장, 

행복, 남편의 상처 인정, 남편을 이해, 자유로움, 부정적 감정, 

나의 잘못 인정, 나 자신을 사랑, 감정의 변화, 분노해결, 나 자

신을 이해, 영성, 나의 감정표현, 서로를 이해하고 상처를 공

유, 회복되어 가는 과정, 책임감, 타인의 인정에 의존, 과거의 

감정해소라는 26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2단계에서 26개의 

범주를 범주들 사이의 연계와 위계를 배열하고 통합하는 작업

을 반복하여 저항, 과거를 통해 현재의 자신을 이해, 자신을 이

해함으로써 남편을 이해, 성장, 남편에 대한 감정의 변화, 회

복과정의 6개로 통합하였다. 3단계에서 통합된 6개의 주제로 

개념적 지도를 만들었으며, 개념적 지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회복과정이라는 개념 아래 나머지 5개의 개념을 배열하였고, 

남편에 대한 감정의 변화는 남편을 이해하는 주제에 통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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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covery process of forgiveness therapy.

다. 4단계에서 도출된 주제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

해 노력하였고, 저항, 자기이해, 남편이해, 성장으로 명명하였

다. 5단계에서 녹취록과 일지 등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검토

하였다. 

용서치료의 회복과정을 나타낸 Figure 1을 살펴보면, 저항, 

자기이해, 남편이해, 성장의 단계를 각각의 원으로 표현하였

는데, 각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한 단계가 완

전히 끝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기보다 단계와 단계가 겹쳐

지면서 서서히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 단계를 의

미하는 원들을 겹쳐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단계간의 오버랩

(overlap) 현상은 각 단계 내의 진행과정에서도 동일하였다. 

각 단계마다 4개의 또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도 

일직선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과정이 겹쳐지기

도 하고 반복되거나 중복되기도 하여 나선형의 모형으로 나타

내었다. 

첫 번째 단계인 저항 과정은 과거 삶에 대한 직면 부정/회

피, 남편에 대한 부정적 감정, 남편에 대한 용서거부, 용서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단계인 자기이해는 자

신의 낮은 자존감 인식, 자신의 사고체계 인식, 자신의 대처방

식(인내/억압) 인식, 자신의 잘못 인정으로 진행되었다. 세 번

째 단계인 남편이해는 남편의 상처 이해, 남편에 대한 이해가 

확장됨, 남편에 대한 감정의 변화, 남편을 있는 그대로 수용 순

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성장은 자신을 사랑하게 됨, 자

유로워짐, 영적으로 성숙해짐, 행복해짐이었다.

1) 저항

대상자들이 용서치료를 시작하면서 처음 맞닥뜨린 것은 

‘저항’이었다. 대상자들은 처음에는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이

나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가계도나 외

상도를 그리는 작업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고 사건을 부정하거

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계도를 통해 자신의 원가족을 

돌아보고 중독이 대물림 되는 현상, 부모님의 양육 부족, 남편

을 선택한 자신의 어리석음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외상도

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삶에서 경험했던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당시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상자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경험하였고 과거의 상처에 직면하는 것이 불필요

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또한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들춰

내는 작업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강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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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충분히 미워하

는 시간을 가지면서 용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점차 용

서하고 싶은 마음과 아직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뒤섞

여 양가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발표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계도를 그리는 것도 그리

기가 싫었어요.

보고 싶지 않고 들춰내고 싶지 않더라구요.

이거 하면서 남편에 대한 미움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

요. 내가 왜 용서해야 하나 싶고...

나는 이제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이 없어진 줄 알았는

데, 밑에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용서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용서하고 싶다가도 막 미워지기도 하고...

2) 자기 이해 

대상자들은 용서치료를 시작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 

대해 저항했지만, 회기가 더해질수록 들춰냈던 과거로부터 현

재의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자신에 대해 이해하면서 남

편을 용서하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싶다고 하였다. 

대상자들은 과거의 상처 사건에서 느꼈던 감정과 대처방법 등

을 검토하면서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인식하고, 왜곡된 사고

의 체계를 발견하면서 자신이 인내하거나 억압했던 문제들을 

직면하였다. 그리고 직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싶

지 않아서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돌렸던 것, 늘 자신이 희생하

고 있고 참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 사실은 문제의 본질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무관심해지려

고 했고, 무조건 피하기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상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

정을 거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남편의 잘

못과 자신의 잘못을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내가 용서를 함으로써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를 용서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라죠.

늘 내 사고안의 틀에서 남편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내 안의 틀이 참 왜곡되어 있었구나하는 걸 알겠더라

고요.

3) 남편 이해

대상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남편에 대한 이

해를 확장시켰고, 용서치료의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작업을 

통해 남편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자기 자신

을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용서를 선택

하는 데 방해가 되었던 것은 해결되지 않았던 분노와 자신의 

생각과 편견이었다. 또한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 자체가 

용서를 선택하고자 할 때 망설이게 하였다. 대상자들은 대부

분 남편을 용서하려면 남편이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거나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

지만, 용서와 화해의 차이점을 알게 되면서 방향을 수정하려

는 노력을 하였다. 지금까지 대상자들은 늘 자신은 피해자이

고 남편은 가해자라고만 생각했으나, 남편도 상처받은 사람이

었고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남

편의 술 문제를 이유로 남편을 비난하고 조정하면서 자신도 

남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남편도 사실

은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나와 다른 입장,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

면서,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변화하였다. 그리고 그러

한 변화는 더 나아가 남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해주

었고, 상대방의 삶을 인정하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얽매여 있

던 것에서 놓여나는 것 같다고 표현하였다.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에서 놓여나는 것을 통해 잔재로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분노를 해결할 수 있었다. 

나만 상처가 있고 맨날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도 나름대로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도 

헤아려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공격받고 상처받는 것만 무

섭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이 조금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면서 남편도 

힘들었겠구나 생각을 해서 내 마음을 보니까 내가 그 상

황 속에서 많이 놓여나고 편안해졌어요.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그전에는 부정적인 것이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좋은 

쪽도 돌아보려고 해요. 부정적인 것보다 좀 긍정적인 마

음이 증가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아

주는 것인 것 같아요.

4) 성장

대상자들이 경험한 용서치료 회복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성장’이었다. 이것은 용서치료의 목표 중 하나인 가해자를 용

서하는 과정을 통해 내적 성장을 이루는 것과 일치하였다. 자

신을 이해함으로써 남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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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선택한 대상자들은 남편을 용서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나

가면서, 자신에게 가해한 남편을 용서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

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자기이해 단계

에서 자신에 대해 인식하게 된 것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으

로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

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동안 애쓰고 힘

들었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

어 자신과 남편의 한계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한계성을 

깨닫는 것을 통해 남편에 대한 분노나 증오로부터 자유로워졌

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남편을 용

서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종교나 절대자의 힘, 그리고 기

도 등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적 성숙 또는 

영적 각성은 대상자들에게 평안함과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었

고, 현재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나를 상처줄 

때도 많지만 나도 이 사람에게 상처줄 때가 많구나... 나

도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나니까 나도 남도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것도 이해가 되요. 이제 좀 편안해졌고 

나도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요.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래도 너 잘 살았다 이런 얘기

를 내가 나한테 해요. 그랬더니 이젠 남편을 보면서도 편

안하고 애들을 봐도 행복해요.

나 혼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하고 신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보니까 어느 순간 편안해지더라구요.

절대자에게 끊임없이 매달리고 기도해야죠.

논 의

용서치료의 경험과정에 대한 연구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이 있지만, 용서과정이

나 용서 개념에 대한 연구, 그리고 본 연구에서 기반으로 한 

Enright의 용서과정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알코올 의존자의 배우자들의 용서치료 경험과

정이 회복과정으로 나타난 것은 의미 있는 결과인데, 이는 알

코올 의존자의 배우자들에게 회복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들

의 회복경험과 회복과정을 탐색한 Lee[24]의 연구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Lee[24]는 알코올 의존자의 배우자들의 회복

과정의 결과를 ‘나를 찾아가기’로 확인하였고, 나를 중심에 두

기, 당당해지기, 삶을 긍정적으로 보기의 하위 범주로 구성하

였다[24]. 이중 자신에게 집중하기와 자기를 긍정하기로 구성

되어 있는 ‘나를 중심에 두기’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기 성장

과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24], 본 연

구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자신의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과 유사하다. 

용서치료 경험과정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저항의 단계에서 

대상자들은 가장 먼저 자신이 경험한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

한 상처와 정서적 고통을 부정하거나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Enright의 용서과정의 첫 단계는 분노

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6]. 따라서 과거의 사건에 대한 직

면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단계의 대상자들은 아직 용서를 시작

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것은 Enright의 

용서과정의 노출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 수준인 자신의 방어기

제 찾기에서 공통적인 방어기제로 부정과 억제, 억압 등이 나

타나는 것과 일치한다[6]. 저항의 두 번째 단계는 남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대상자들은 부정하고 회피하면

서 거부하던 단계를 지나 결국 자신의 정서적 고통과 직면하

게 되면서 억울함, 분노, 비참함, 두려움, 미움과 증오,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Enright의 용서과정

의 노출단계에서 두 번째 수준인 분노 등의 부정적 반응에 직

면하는 것과 일치하였다[6]. 용서경험이 있는 일반성인의 용서

과정에 대한 Lee[20]의 질적 연구결과에서도 용서과정에서 가

해로 입은 상처, 증오, 고투의 단계를 거쳐 부정적 정서 표현의 

단계에서 사건에 대한 객관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

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외상 이후 용서체험에 대한 연

구[21]에서는 대상자들이 범죄피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삭힐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체험을 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Lee[25]의 용서경험에 대한 질

적 연구에서도 확인되어 용서경험의 첫 번째 의미가 불쾌감, 

두 번째 의미가 상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용서치료를 

적용하면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한다는 것이 용서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6,20]. 저항의 세 번째 

단계는 남편에 대한 용서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건과 상처에 

대한 회상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면서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남편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 등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고, 그러한 부정적 감정은 남편을 용서하고 싶

지 않은 마음을 유발시켰다. 남편과 거리를 두고 싶고 관계를 

외면하고 다가서고 싶지 않은 마음, 왜 내가 용서해야 하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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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문들까지 용서를 거부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이것은 

Enright의 용서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점이다. Enright의 

용서과정에서는 분노를 인식하고 나면 바로 자신의 대처방법

을 평가하고 용서를 고려하고 결심하게 된다[6]. 그러나 알코

올 의존자의 배우자들은 좀더 근본적으로 용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먼저 하였으며, 일차적으로는 용

서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

은 Kim[21]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고 

현실을 추스르고자 하지만 왜 가해자를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반복하면서 갈등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양가감정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용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25]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용서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동

기가 자신의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일 수 있다고 Enright[6]가 

강조한 바와 일치한다. 왜냐하면 대상자들은 남편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양가감정을 호소하면서 본인의 감정이 일치하지 않

는다는 사실에 괴로워했고, 양가감정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용

서하고 싶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

서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용서에 대해 고민하

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용서치료를 경험하지 않은 알코올 의

존자 부인이 고통 속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알라넌(Al-anon)

이나 가족교육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남편의 알코올 의

존을 병으로 인식하게 되고 남편을 알코올 의존이라는 병을 

가진 환자로 이해하게 되는 것[26]과 다른 점이다. 이들은 남

편에 대한 분노나 미움의 감정들을 돌아보고 해결하는 과정 

없이 단순히 질병과 증상으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26]. 그러나 용서치료를 경험하는 과정에서는 남

편의 술 문제에 대한 이해보다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통해 분노나 미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알코올 의존자 배우자들의 용서치료 경험과정에서 가장 두

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용서치료에 참여하는 동안 대상자들

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가

해자인 남편을 용서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했으나 남편을 용서

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

했고, 그것은 용서치료 경험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자기 이해

로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이해는 과거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현재의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

는 것이다. 자기 이해 단계는 Enright의 용서과정 모형에는 나

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코올 의존자 배우자의 용서치료 경험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Enright의 용

서과정 모형에서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해 가해자를 살펴보고 

가해자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6]과 달리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노출단계를 거치면

서 자신의 상처와 대처방법을 살펴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자

기 자신에 대해 먼저 집중하였다. Enright의 용서과정의 결정

단계에서는 대처방법에 대한 평가만을 했다면 알코올 의존자

의 배우자들은 그러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던 자기 자신에 대

해 통찰하였다. 자신이 자존감이 낮아서 스스로에 대한 신뢰

가 부족했었고 타인의 시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음을 인식하였고, 그로 인해 완벽주의와 

교과서 같은 사고의 틀 등 왜곡되고 경직된 자신의 사고체계

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어떤 부당한 상황에서도 무

조건 인내하고 억압하게 되었던 자신의 모습을 알아가면서 결

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Lee[25]의 연구에서 세 

번째 용서경험의 의미가 수용이었던 것과 유사하다. 여기서 

수용의 의미는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이해가 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Lee[25]의 연구결과에서 수용의 주체와 대상

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용서의 과정에서 수용은 중요한 주제

인 것이다. 본 연구의 용서치료 경험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

한 이해와 통찰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기존의 용서치료에

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가계도와 외상도 작업을 노출의 단

계에서 추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여성노인에게 

용서 프로그램을 적용한 Chang[19]의 연구에서도 가계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족과 관련된 상처와 갈등을 노출시키고 인

식하게 한 것과 동일하였으며, 외상도의 경우 개인이 겪은 외

상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27]. 이

렇게 대상자들의 초점이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다

는 것은 용서의 과정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와 상처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6]. 

용서치료를 경험하지 않은 알코올 의존자 부인의 경우에도 술 

먹는 남편이 아닌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

났으나[24,26] 이것은 ‘정신적 이혼’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

듯이 남편과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

을 통해 이루어졌다[24,26]. 그러나 용서치료를 경험하는 과정

에서는 남편의 술 문제나 관계의 문제와 별개로 자신의 삶을 통

찰하면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정서

적 치유를 경험하고 독립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이들의 용서치료 경험과정의 세 번째 단계는 남편 이해이

며, 이것은 두 번째 단계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가능

해진 것이다. 즉, 자기 이해 단계의 마지막 과정에서 늘 남편 

탓으로만 돌리던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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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남편을 이해하는 단계가 시작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

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드디어 남편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했다

고 진술하였다. 남편도 힘들었겠구나, 남편의 마음도 나와 별

로 다르지 않겠구나, 그리고 남편도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하

는 깨달음을 통해 남편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그

리고 그러한 이해와 공감은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변

화시켰고, 남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것

은 Enright의 용서과정 중 작업 단계에서 가해자의 상황과 입

장들을 고려하고 이해하면서 사건과 가해자를 재구조화하는 

것과 일치하였다[6]. 또한 용서과정에 대한 Lee[20]의 질적 연

구에서 상처를 준 사건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변화하는 것이 

사건 재정의라고 한 것과 유사하다. 범죄피해자의 용서 경험에 

대한 Kim[21]의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가해자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알게 되고 가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만나면서 그들

도 고통 받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인지적 

변화를 겪게 되고 ‘고착된 심리적 외상을 떨치고자 한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21]. 이러한 과정은 모두 인지적, 정서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용서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심리과정이다[4,6]. 

알코올 의존자의 배우자의 용서치료 경험과정에 대한 본 연

구의 결과에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성장으로, 본 연구에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내적 성장을 목표로 설정

하였던 것과 일치하였다. 성장 단계는 자신을 사랑하게 됨, 증

오로부터 자유로워짐, 영적으로 성숙해짐, 그리고 행복해짐으

로 구성되었다. 대상자들은 저항, 자기 이해, 남편 이해 단계

를 거치면서 성장해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Lee[25]의 연구에서 

용서경험의 일곱 번째 의미로 나타난 성숙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 Lee[25]는 사람들이 용서를 통하여 성숙되기 때문

에 자신이 겪은 사건들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새로운 의미

를 발견하고 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Kim[21]은 대상

자들이 힘들게 가해자를 용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동안 

내적 갈등과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추구한

다고 하였으며, 그것을 ‘자기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에너지를 

추구’한다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적 노력을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실에서도 새롭게 의미를 찾고 미래를 바라

보면서 삶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내적 에너지라는 것이다[25]. 

성장 단계에서 세 번째 수준으로 나타난 영적으로 성숙해짐은 

Lee[28]가 밝힌 용서의 속성 중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용서는 신

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험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8]. Enright

의 용서과정에서도 발견단계에 다다르게 되면 삶의 목적을 발

견함으로써 성숙해진다고 하였으며[6], 상처를 통해 성숙해지

고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6]. 이는 알코올 의존

자의 배우자들의 회복력에 관한 Lee[24]의 연구에서 회복과정

의 결과 중 삶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가치를 추

구하여 현재의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자유로워짐의 경우 Enright의 모형에서는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자유로움을 얻지만[6], 본 연구의 대

상자들은 자신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자유로움을 얻는다는 점

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용서치료 경험과정 전반에서 대상자들이 남편보

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이해와 성장에 더 초점을 두게 되는 점

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또한 남편에 

대한 집중이나 집착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는 것은 공동의존의 개선을 추정하게 해준다. 앞

서 공동의존은 알코올 의존자 가족의 대표적인 병리적 현상으

로 밝혀졌으나[10,29], 용서치료가 공동의존의 개선에 효과성

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나 공동의존이 

자신이 아닌 타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욕구보다 

상대방의 욕구 충족에 중점을 두면서 공생적 관계를 유지하려

고 하는 특성을 갖는다[29]는 것을 감안한다면 용서치료 경험

과정에서 알코올 의존자의 배우자들이 보여준 변화는 공동의

존성에서 벗어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이미 남편과 별거하거나 사별하여 

현재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남편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2

명 있으며, 이들의 용서과정이 현재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대

상자들과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용서

치료에서 다루는 것은 알코올 의존자의 부인들의 내적고통이

며, 이러한 내적고통은 남편이 단주를 하거나 이혼이나 별거

를 통해 함께 살지 않더라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2]. 또한 용서치료의 과정에서 현재의 고통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어린 시절과 원가족으로부터의 상처를 다

루고, 별거를 하거나 사별을 했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남편에 

대한 분노와 미움 등을 다루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갈등의 해결전략으로

써 용서와 용서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용서치료

를 경험한 개인의 생각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용서치료를 통해 대상자들이 

어떻게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지 개인의 독특한 경험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용서과정 모형에 근거한 용서치료에서 

실제적으로 대상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경험하는지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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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알코올 의존자의 배우자들의 정서적 치유와 성장을 위해 

각 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용서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알코올 의존자인 남편으로 인해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는 알코올 의존자의 배우자들이 경험한 용서치

료의 경험을 분석하였으며, 알코올 의존자의 배우자의 용서치

료의 경험과정은 회복과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서치료를 

통해 알코올 의존자의 배우자는 가해자인 남편보다 자기 자신

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 자신과 남편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회복과정을 경험하게 되므로 용서가 이들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간호중재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알코올 의존자 배우자가 용서치료에 참석하면서 경

험하는 용서과정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들의 용서를 촉진시키

는 요인이나 용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대상자들의 종교가 대부분 기독교이고 알라

넌에 참여하고 있어 용서치료를 경험할 때 영성 등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의 유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알코올 의존자의 자녀들을 위해 용서치료를 실시한 

후 용서경험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현재 알코올 의존인 남편과 함께 살면서 지속적으로 

남편의 알코올 문제로 부딪히고 있는 경우, 사별한 경우, 이혼

하였으나 남편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남아있는 경우 등 결혼

상태 유지여부에 따라 용서치료에 대한 경험이 다른지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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