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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참여자의 경험: 제9단계 실천을 중심으로*

김   나   래†                  조   성   희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중독상담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A.A. 12단계를 실천하는 알코올사용장애자의 제9단계 경험의 본질을 살펴보

는 것이다. 이를 위해 A.A.에 참여하며 10년 이상 단주를 유지하고 있는 알코올사용장애자 10명

을 선정하여 심층 면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190개 의미단위, 55개 주제, 20개 주제군이 도출되었다. 주제군은 ‘병든 상태

로 중독에 빠짐’, ‘살기 위해서 A.A.에 몰입함’, ‘A.A.에서 사랑과 신뢰와 희망을 경험함’, ‘재발

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보상의 필요성을 느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

실에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며 뒤로 미룸’, ‘못 다한 보상으로 인하여 과거에 얽매임’, ‘보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 함을 깨달음’, ‘제9단계를 실천하며 그릇된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함’, ‘겸손한 태도로 나의 잘못에만 집중함’,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원한과 죄책감이 걷혀 

지고, 내면에 빛이 들어 옴’, ‘세상에 융화되어 함께 살아가는 태도로 변화함’, ‘내가 저지른 잘

못을 정확하게 알게 됨’, ‘나와 타인에게 떳떳하고 당당해짐’, ‘기도로 간청하는 중에 용서를 체

험하고 신을 만남’, ‘나를 먼저 낮춤으로써 역으로 존중받음’, ‘나의 변화를 느낀 가족이 참아 왔

던 고통을 쏟아내는 것을 경험함’, ‘가족과의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며 관계가 깊어짐’, ‘보상은 

결코 완료할 수 없음을 느낌’, ‘끊임없이 잘못을 시인하고 수정해 나감’, ‘회복의 깊이만큼 보상

이 확장되고 성숙해져 감’ 등이다. 본 연구 결과는 제9단계 경험의 본질로서 중독치료 현장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알코올사용장애, 제9단계, 보상, 현상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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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적당히 마시는 것은 정신을 유쾌하게 

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등 대인 관계를 원활

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

지만, 적정량을 넘어서 사용하게 되면 일시적

으로는 돌발적인 행동, 판단력 상실 등의 부

적응을 보이고 음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

우 알코올에 의존성이 생겨 중독 상태에 빠지

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만, DSM-5에 등재

된 알코올 관련 장애의 정식 명칭은 알코올사

용장애이며 이는 술로 인해 전반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꾸려 나가지 못 하는 알코올 남용

과 알코올에 생리적으로 의존하는 알코올 의

존으로 분류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SM-5에서는 알코올 중독을 과도하게 

알코올을 섭취하여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부

적응적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를 뜻하는 용어

로 사용하고 있다(권석만, 2013).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알코올사용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11.6%로 전체 정신질환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2). 

알코올사용장애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단주와 

재발을 반복한다. 국외에서는 치료를 경험한 

알코올사용장애자의 50-60%가 3개월 이내 재

발한다고 보고되며, 40-70%가 1년 이내 재발

한다고 보고된다(Brown et al., 1995; Swift, 

1999). 국내 연구에서는 3개월 내 50% 정도가 

재발하였고 6개월 이내에 80%, 1년 단주에 성

공한 경우는 12~13%에 불과하였다(서유나 등, 

2010; 하현주, 2016). 반복되는 재발은 알코올

사용장애자의 신체에 점점 더 치명적인 손상

을 입히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어렵게 하며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게 만든다. 더불어 자신

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

지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어 사회적지지 자

원을 잃게 된다(박영순, 조성희, 2018; 조근호 

등, 2011, 최송식, 이솔지, 2012).

연구에 의하면 일반인에 비해 알코올사용장

애자에게서 불안정 애착의 비율이 높게 나타

난다(김세진, 2011). 불안정 애착을 지닌 사람

들은 정서 조절 능력이 낮고 부정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충동성이 높은 편이다(김

아리, 2013; 김혜원, 이지연, 2018; 조성일 등, 

2010). 이같이 역기능적인 애착 유형은 대인 

관계에서 만족을 얻는 것을 방해하며, 관계에

서 얻지 못 한 만족을 중독 물질을 탐닉함으

로써 얻으려하기 쉽다(Flores, 2004/2010). 또한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 

자율성이나 연대감이 유의미하게 낮은데 이는 

알코올사용장애자가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는 

능력, 상황대처 능력 및 대인관계 즉, 타인을 

수용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

진다는 것을 나타낸다(박보서, 2018). 알코올사

용장애자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자기 표현력이 

부족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 결핍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며 그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다양

한 갈등 상황을 겪게 된다(김민규, 김주환, 

2008). 이들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직면하

지 못 하고 술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는 대인관계 능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

환에 빠져들게 만든다(정나래, 이민규, 2014; 

Hayes et al., 2013). 알코올사용장애자들이 서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는 능력을 회복하기 전

에는 재발에 취약한 상태로 남게 되므로 중독

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병적인 애착 유형의 

극복을 위해서는 타인과의 접촉을 꾸준히 유

지하며 그 안에서 건강한 애착 관계를 배울 

필요가 있다(Flores, 2004/2010; Khantzia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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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코올성 정신장애’로 인한 진료인원

을 파악한 통계에 의하면 2008년 6만 3,821명

에서 2015년 7만 6,895명으로 1만3,074명이 늘

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가, 2016년부터 

주춤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6만5,761명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건강보험공단, 2020). 

그러나 국내 알코올사용장애 추정환자수가 약 

140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알코올 

문제를 정신건강의 문제로 생각하고 전문가와 

상의한 경우는 2.6%밖에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알코올사용장애가 주는 폐해를 생각하

면 그 치료율은 여전히 극히 낮다고 볼 수 있

다(보건복지부, 2021). 국내에서는 알코올질환

의 치료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9개소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보

건복지부, 2021) 200여개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일부에서 중독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

설, 정신요양시설에서 등의 정신보건시설에서 

중독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운영

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 확보가 

안정적이지 못하며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해국 

등, 2007; 전교연 등, 2017; 정진욱 등, 2014). 

국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알코올 전문병원

은 2022년 기준 총 9곳이 있으며 인지행동, 동

기강화, 재발방지, 12단계프로그램 등으로 알

코올사용장애자의 회복을 돕고 있으나(이해국 

등, 2007)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알코올사용장애는 재발하기 쉬운 질환이지

만 자조 모임을 통해 장기간 온전히 단주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 전 세계

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자조 모임은 A.A. 

(Alcoholics Anonymous)이다. A.A.는 1935년 미국

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A.A.를 통해 회복하

고 있는 알코올사용장애자의 수는 2021년에 

196만명을 넘어섰다(A.A. World Services, Inc., 

www.aa.org). 국내에서도 1982년 공식적인 첫 

A.A.모임이 시작되었으며, A.A.한국연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A.A.멤버의 수를 집계한 

2015년을 기준으로 약 2,500명의 알코올사용장

애자가 A.A.를 통해 회복하고 있다(A.A.한국연

합단체, www.aakorea.org). A.A.에서는 서로 같

은 아픔을 공유하며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A.A.에서 제공하는 안전한 울

타리는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가 된다(하현주, 

2016; Twerski, 1997/2009).

Chappel(1993)의 연구에 의하면, A.A.모임에

서 회복하는 알코올사용장애자 중 약 50%는 

첫 3개월 내에 탈락한다. 3개월을 넘긴 사람 

중 약 35%가 1년 이하의 단주를 유지하고 

36% 정도가 1년에서 5년 이내의 단주를 유지

하며, 29%가 5년 이상 단주를 유지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 A.A.에 참여중인 알코올사용장애

자의 회복율을 8년간 추적한 조사에서는(Moos 

& Moos, 2004), 회복의 첫 해에 A.A.에 4개월 

이상 참여한 알코올사용장애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단주 유지율이 더 높았다. 또 A.A.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A.A.에 비교적 더 빨

리, 그리고 오래 참여한 경우 회복율이 더 높

았다. A.A.에서의 회복율은 높은 편이지만, 모

든 알코올사용장애자가 A.A.에 꾸준히 참석을 

이어가지는 못하며,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 회

복하는 것은 아니다. A.A.에서 장기간 회복하

며 단주를 지속하는 알코올사용장애자의 회복 

요인은 무엇인지, 그들의 단주 생활의 질은 

어떠한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A.A.의 12단계 프로그램 중 제9단계는 제4

단계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술

을 마시면서 잘못을 했던 사람에게 찾아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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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하는 단계로, 보상의 방법에는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하는 직접 

보상과, 자신의 행동 양식을 바꿈으로써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매일의 노력을 

하는 간접 보상이 있다(McQ, 2002). 보상은 행

동과 실천의 단계이며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

다(A.A. World Services, 1995).

제9단계를 완료하는 것은 A.A.에 참여중인 

알코올사용장애자의 자기연민을 높이고 수치

심을 줄임으로써 알코올사용장애와 역으로 상

관된 정신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우며

(Newcombe, 2015) 제9단계를 수행하지 않는 

A.A. 참여자보다 훨씬 더 높은 자기용서 능력

을 지니게 되고 타인에 대한 용서 수준도 높

아진다(Newcombe, 2015; Seperack, 2012). 또 

A.A. 참여자들이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해결

하기 위해 제9단계를 수행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겸손, 공감, 그리고 새로운 자기 가치

를 느끼게 만든다(Moutray, 2020). 회복을 통해 

우울 수준이 낮아지고 삶의 질이 올라갈 경우 

퇴원 후 알코올사용장애 치료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이수비 등, 2018).

국외에서는 제9단계 경험의 본질을 연구함

으로써 효과성을 입증한 연구(Moutray, 2020; 

Newcombe, 2015; Seperack, 2012), 제9단계를 수

행하는 과정 중에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

도록 주의 하는 방법(Hedblom, 2007), 제9단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Bowyer, 2012; Kinney & 

Close, 1995) 등을 다룬 연구가 있다. 국내의 경

우 A.A.모임 및 12단계 프로그램이 알코올 사

용 장애자의 단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

한 양적 연구가 다수 존재하며(김영선, 2018; 

박성근, 2015; 백형의, 조수민, 김선희, 2021; 

엄희순, 2012; 유재순, 2016; 윤명숙 등, 2012; 

최은정, 2013), 재발 예방을 위하여 단주 경험

을 한 당사자의 주관적 현상을 탐색하고, 그 

과정을 살펴보는 질적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김혜자, 정혜숙, 2016; 민병록, 2021; 

이명윤, 김병석, 2015; 이솔지, 최송식, 2008; 

정원이, 2020; 홍미연, 2017, 2018; Sharma, 

2015; Vandivier, 2015), 12단계 프로그램 각 단

계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다.

A.A.의 12단계 프로그램 중 제9단계는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알코올사용장애자들

의 사회적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A.A.에 참여하며 장기간 단주를 유지하

고 있는 알코올사용장애자의 제9단계 경험의 

본질을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Colaizzi의 방법

을 이용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제9

단계를 수행하려면 회복 중인 사람들의 태도 

및 행동 변화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

다. 본 연구에서 드러날, 알코올사용장애자가 

제9단계를 수행해 나가며 겪는 과정은 국내 

중독 치료 분야에서 일하는 실무자들로 하여

금 알코올사용장애자가 사회로 복귀할 때에 

겪는 심리사회적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12단계 치료 프로그램을 개

발할 때 제9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미

리 예상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 장기간 단주

를 유지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제9단계 경험은, 

알코올사용장애자가 술에 의지하지 않고 원만

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제9단계를 시작하기까지 어떤 

경험을 하는가? 둘째, 제9단계에서 어떠한 심

리사회적 경험을 하는가? 셋째, 제9단계 경험

은 회복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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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절차

본 연구는 A.A.에 참여 중인 알코올사용장

애자 중 제9단계를 수행한지 10년 이상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현상학은 주어진 현상의 발생적·구성적 근

원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의

식 작용에 관심을 둔다. 현상학적 연구는 인

간 경험의 기술(description)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귀납적·기술적 

연구 방법으로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며, 그 

경험의 의미를 포함한 현상의 본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Omery, 1983). 현상학적 연

구 방법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데,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경험에 대한 본

질에 집중하는 점, 상호주관성을 통하여 본질 

구조를 파악하여 발견된 결과에 대해 현상학

적으로 기술을 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그러나 분석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다(신경림 

등, 2004). Colaizzi는 자료수집 방법을 기술하는

데 거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통적 속성을 도

출해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서 공통 속성을 추출하

여, 추후 다른 알코올 사용 장애자들의 치료

에 적용하기 위해 Colaizzi의 방법을 선택하였

다.

연구자가 아무리 연구 현상에 대해 많이 알

고 있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 구성한 자료는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며 모순적인 삶의 모습

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다양하게 해

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하나의 옳은 

해석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에 열

린 태도를 보여야 한다(Tracy, 2013). 본 연구에

서는 부정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하여 연구자

의 선 이해와 배치되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타당도를 높이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

하려고 노력했다(Yin, 2011/2013). 면담 과정에

서는 노트를 준비하여 축어록에 담기 어려운 

현장의 분위기, 면담 전후의 사정, 각 참여자

와 연구자의 관계 등을 메모하였으며, 수집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각 주제 옆에 그

러한 판단을 하게 된 이유를 메모하여 신뢰도

를 높이고자 하였다(한유리, 2018).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A.A. 모임을 통해 10년 

이상 회복 중이며, 제9단계를 수행한지 10년

이 넘었고, 후원자가 있으며 꾸준히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정하였다. 알

코올중독으로부터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

아가는데 8-10년의 시기가 걸린다는 보고(De 

Soto et al, 1989)가 있으며 A.A.모임에 지속적

으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회복의 근거를 12단

계로 보기 힘들 수 있겠다는 연구자의 판단으

로 A.A.모임에 주1회 이상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으로 정하였다. 제3자가 개인의 제9단계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보

상을 받은 대상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참여자들이 증언하는 모든 보상 

대상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자기 보고로 제9단계 

수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A.A. 12단계의 수행

은 개인의 자기 정직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

직성을 잃을 경우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4년 이상 

A.A.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회복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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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본 멤버들 중에서 제9단계 수행 경험을 

언급한 적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하였다. 참여

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로는 각각 5명이며, 

단주기간은 11년부터 34년이고, 연령대로는 30

대 1명, 40대 3명, 50대 4명 60대 1명, 70대 1

명으로 총 10명이다.

자료 수집

자료는 2021년 2월 말 첫 참여자의 인터뷰

를 시작으로 9월초까지 약 6개월 간 개방형 

질문지를 가지고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개

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대상을 현상학적 

심리학적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

기 위해서 연구자는 대상에 대한 인과법칙적

인 설명을 통해 대상을 통제하려는 관심을 버

려야 한다(이남인, 2014). 따라서 본 질문지 작

성 시 참여자에게서 특정 결과를 유도하는 의

도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였다. 장소는 

참여자의 집 혹은 참여자의 집 근처 스터디카

페로 하였으며 대면이 어려울 경우에는 화상 

회의를 이용하였다. 시간은 각 참여자마다 1

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모두 참

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여 축어록으로 풀어내

었다.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 질문에 대한 답

은 추후 따로 전화로 수집하였고 이 역시 축

어록으로 풀어내었다. 연구자는 자료의 생생

함을 살리기 위하여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의 

시선, 목소리 크기, 의미 있는 침묵 등도 기록

하고 억양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각 

인터뷰 전에는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내용이 

녹음되는 것, 녹음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일부 발췌되어 연구 결과에 수록될 

수 있다는 것, 각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수록되는 부분을 미리 참여자들에게 보여주어 

검토 받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점을 인지시

켜 주었다. 또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보호를 위해 위 내용을 동의서로 

작성하여 각 참여자들에게 보여주고, 동의를 

구하며 비상 시 연락할 수 있는 연구자의 연

락처를 기재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Colaizzi의 분석 방법

은 아래와 같이 여섯 단계로 구성된다.

1) 대상자의 기술(protocols)

2) 의미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 도출

3)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 

atement)

4)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 도출

5) 주제(themes), 주제군(themeclusters), 

범주(categories)로 조직

6) 최종적인 기술(exhaustive description)

자료의 수집 과정이나 해석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헌의 분석은 자료 수집과 분

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신경림 등, 2004). 따라서 본 연

구자도 자료 수집 이전에는 연구의 계획을 세

우기 위하여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

구 유무 정도만 파악하였고, 상세한 문헌 분

석은 모든 참여자의 인터뷰 및 코딩이 완료된 

후 진행하였다. 또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모든 생각의 출처를 각 참여자의 코딩 자료에 

꼼꼼히 메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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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평가 기준은 Lincoln과 Guba(1994)

의 엄밀성 평가 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 적

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th value)는 양적 연구

로 따지면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참여자의 경험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 기술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축어록을 코딩한 후에 분석 결

과를 참여자에게 의미단위, 주제, 주제군, 인

용한 축어록, 연구자의 결과 해석과 함께 보

여주어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둘째, 일관성(consistency)은 양적 연구에서의 

신뢰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자료의 수

집에서 분석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일관성을 확보하

기 위해 심층 면담 내용을 축어록으로 옮기고 

각 참여자의 경험을 코딩하면서 연구자의 모

든 생각을 메모에 남겼다. 또 참여자의 수집 

자료가 쌓여갈 때마다 다른 참여자의 경험이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셋째, 중립성(neutrality)은 연구의 객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 과정과 결과에 있어 연

구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는 것을 말

한다. 연구자는 중립성의 유지를 위해 미리 

자신의 제9단계 경험을 별도로 기술하여, 그

것이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또 코딩 결과와 분석 

결과를 A.A. 관련 질적 연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2인과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음으

로써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양적 연구로 치

면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의 

결과가 본 연구 상황 밖에서도 적용가능한지

를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본 

연구 결과를 연구 참여자와 동일한 조건을 갖

추었지만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A.A. 멤버 

2인에게 보여주었고, 자신들만의 특수한 경험

에 비추었을 때에도 이 결과가 의미 있고 적

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결  과

연구 참여자들이 A.A.를 통해 회복을 하며 

제9단계를 수행하게 된 경위, 제9단계에서 겪

은 심리사회적 경험, 제9단계 경험이 회복에 

주는 의미를 탐색한 결과 총 190개 의미단위, 

55개 주제, 20개 주제군으로도출되었다. 주제

군은 ‘병든 상태로 중독에 빠짐’, ‘살기 위해

서 A.A.에 몰입함’, ‘A.A.에서 사랑과 신뢰와 

희망을 경험함’,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

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보상의 필요성을 느

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와 두려

움을 느끼며 뒤로 미룸’, ‘못 다한 보상으로 

인하여 과거에 얽매임’, ‘보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 함을 깨달음’, ‘제9단계를 실천

하며 그릇된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함’, 

‘겸손한 태도로 나의 잘못에만 집중함’, ‘마음

을 짓누르고 있던 원한과 죄책감이 걷혀 지고, 

내면에 빛이 들어 옴’, ‘세상에 융화되어 함께 

살아가는 태도로 변화함’, ‘내가 저지른 잘못

을 정확하게 알게 됨’, ‘나와 타인에게 떳떳하

고 당당해짐’, ‘기도로 간청하는 중에 용서를 

체험하고 신을 만남’, ‘나를 먼저 낮춤으로써 

역으로 존중받음’, ‘나의 변화를 느낀 가족이 

참아 왔던 고통을 쏟아내는 것을 경험함’, ‘가

족과의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며 관계가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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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에게서 싸우는 방법만 배우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 함

1) 가족의 불화로 정서적 

돌봄을 받지 못 하고 자람

1. 병든 상태로 

중독에 빠짐

(2) 역기능 가족이라 갈등이 많았음

(3) 부모로부터 방치되어 자라왔음

(4) 집에 언니, 오빠가 있으면 숨을 잘 쉴 수 없어 

밖에서 방황했음

(5) 아버지와의 사이에 벽이 있었음

(6) 지우개가 있다면 술을 마시고 저지른 수치스러운 

행동을 지워버리고 싶음

2) 수치심, 두려움으로 움츠려 

지냄

(7) 술 마시고 한 잘못에 대한 죄책감, 수치심으로 

사람들을 피해 다님

(8) 소소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망상, 두려움을 

갖고 살아옴 

(9) 과거 잘못으로 위축되어 가족 내에서 내 자리에 

서질 못 함

(10) 동생에게 훈육을 이유로 폭력을 가했던 기억으로 

항상 짓눌림

3) 내가 끼친 해에 대한 

죄책감으로 억눌려 지냄

(11) 돌아가신 장모님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에 걸려 

있음

(12)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직장을 술로 인해 잠수를 

타며 그만 둔 것이 마음에 돌덩이로 남음

(13) 남 눈치 보기 싫어서 혼자 술을 마심

4) 나를 스스로 외부로부터 

고립시킴

(14) 나만 고독하고 외롭다는 느낌을 받음

(15) 어디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 함

(16) 스스로 소외감을 만들어 냄

(17) 심한 우울증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함

5) 중독 이전부터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였음

(18) 중독 이전부터 예민했던 성격으로 가족들을 

힘들게 함

(19)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나 표현하는 정도가 평범한 

사람들과 너무 달랐음

(20) 사람과 관계를 할 때 내면에서 경계심이 올라오는 

정도가 큼

표 1. 도출된 의미단위, 주제, 주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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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술로 큰 고통을 겪었기에, A.A.멤버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음 6) 절망 속에서 A.A.와 

12단계를 붙잡음

2. 살기 위해서 

A.A.에 몰입함

(22) 완전히 Knock out되어 12단계를 쉽게 받아들임

(23) 재발 경험으로 A.A.에 더 집중하게 됨

(24) A.A.를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임
7) 단주를 하려면 A.A.를 

따라야 한다고 믿음
(25) 술을 끊기 위해 A.A.가 싫어도 참고 나감

(26) 회복 중인 멤버들의 제안을 다 따름

(27)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동료 의식을 느낌

8) A.A. 동료들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외롭지 않게 됨

3. A.A.에서 사랑과 

신뢰와 희망을 

경험함

(28) 늘 지니고 살아왔던 외로움을 없애주는 곳이라고 느낌

(29) 공감대가 형성되며 죄책감, 수치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짐

(30) 회복자들의 진심어린 도움에 희망을 느낌

9) A.A.멤버들의 모습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짐

(31) 밝고 편안해 보이는 A.A.멤버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갖게 됨

(32) 프로그램을 한 사람에게서 평온함, 심오함, 매력을 

느낌

(33)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기운을 느낌

(34) 12단계를 통해 다방면에서 회복하고 있는 사람을 롤 

모델로 삼음

(38) 보상을 통해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 

재발할 수 있다고 느낌
10) 변화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

4.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보상의 

필요성을 느낌

(39) 뭔가 하지 않고 과거 삶으로 돌아가면 100% 재발할 

것이라고 느낌

(35) 술만 끊어서는 상황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없음을 느낌
11) 술을 끊는 것에서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함

(36) 사고가 자유로워지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을 높이기를 원함

(37) 술만 끊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40)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9단계를 

하겠다고 결심

12) 보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41) A.A. 약속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함

(42) 보상의 과정을 뛰어 넘지 않으면 단주 생활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낌

(43) 관계 회복을 위해 보상 결심을 함

표 1. 도출된 의미단위, 주제, 주제군                                                            (계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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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머리로는 나의 잘못을 인식해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느낌

13)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음

5. 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며 뒤로 

미룸

(45)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46) 내가 끼친 해를 인정할 수 없음

(47) 시아버지에 대한 보상을 제안한 후원자에게 

분노와 원망을 느낌

(48) 가족에게는 보상하지 않아도 이해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함
14) 철저한 보상의 필요성을 

못 느낌
(49) 보상 안 해도 잘 살고 있다고 느낌

(50) 보상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지만 일상생활이 더 

우선이 됨

(51) 사람들에게 해 끼친 기억을 들출까봐 걱정됨

15) 피해를 입힌 사람을 

직면하여 보상하는 것이 

두려움

(52) 상대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욕할 것이 두려움

(53)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딸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움

(54)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커서 

친척을 만날 엄두를 못 냄

(55)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두렵고 쑥스러움

(56) 중독이 심해지면서 대부분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짐
16) 보상을 하고 싶어도 

연락이 닿지 않음

6. 못 다한 

보상으로 인하여 

과거에 얽매임

(57) 친구가 나의 연락을 회피함

(58) 과거를 직면하고 청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어짐을 느낌 17) 청산하지 못 한 과거가 

발목을 잡음(59)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결점들을 마주할 때 자유롭지 

못 함

(60) 보상을 못 한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의 

짐으로 남음 18) 사라지지 않은 죄책감에 

시달림(61) 보상하지 못 한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아프고 심장이 쫄려 옴

(62) 반복된 정중한 보상에도 아들이 마음을 열지 않음

19) 깊이 벌어진 관계를 

복구하는데 실패함

7. 보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 

함을 깨달음

(63) 완전히 달랐던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를 좁히지 

못 함

(64) 10년 넘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집사람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음

표 1. 도출된 의미단위, 주제, 주제군                                                            (계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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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과거의 내 잘못을 용서하지 못 한 아버지가 

보상을 듣고 비난을 쏟아 냄 20) 가족이 과거 원한을 

떠올리며 비난을 쏟아 냄(66) 아내가 나의 보상을 듣고 과거 응어리가 올라와 

욕을 퍼부음

(67) 원한은 없어져도 용서까지는 안 됨
21) 보상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를 

느낌

(68) 아내에게 보상을 했지만 원한이 남아 있음

(69) 아버지의 비난에 갈망을 느낌

(70) 상대로부터 인정과 격려를 받으며 영적인 

우월감에 차오름
22) 제9단계의 긍정적 효과에 

자신감이 하늘을 찌름 8. 제9단계를 

실천하며 그릇된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함

(71) 12단계를 하고 있는 것을 과시하려고 함

(72) 9단계를 수행하고 왕이 된 기분에 사로 잡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기 시작함

(73) 9단계를 할 때엔 보상만 하고 바로 헤어짐
23) 회복의 목적에 충실하며 

매일 자신을 점검함
(74) A.A. 모임 안에서 매일 자기 점검을 함으로써 

방종을 알아차림

(75) 충분한 기도로 상대가 욕을 해도 화를 내지 않고 

편안하게 있음 24) 상대의 부정적 태도에 

반응하지 않음

9. 겸손한 태도로 

나의 잘못에만 

집중함

(76) 입을 닫고 동생의 비난을 끝까지 들어줌

(77) 아버지의 부정적 반응에도 다시 찾아 가서 보상함

(78) 아내의 잘못은 따지지 않고, 고마운 부분만 찾음

25) 상대 잘못은 뒤로 하고 

나의 잘못만 검토함

(79) 나도 아버지에게 잘 한 것이 없다고 느낌

(80)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를 함

(81) 중독 상태에 있는 가족에게 무릎 꿇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만 용서를 구함

(82) 상대의 잘못이 더 커도 나 자신의 잘못만 

검토하여 보상함

(83) 어머니에게 보상을 하면서 묵었던 감정이 

녹아내림

26) 응어리졌던 원망이 풀어져 

나감

10.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원한과 죄책감이 

걷혀 지고, 

내면에 빛이 

들어 옴

(84) 보상 후 차가운 반응이 돌아 왔음에도 나의 

얼어붙어 있던 마음은 녹아내림을 느낌

(85) 보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풀어짐

(86) 9단계 이후 가족에게 혼자 갖고 있던 원한들이 

누그러짐

표 1. 도출된 의미단위, 주제, 주제군                                                            (계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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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보상하면서 많이 깎여 

나감

27) 죄책감을 덜고 마음이 

홀가분해짐

(88) 장모님을 생각해도 마음이 편안함

(89) 상대를 떠올릴 때 찜찜하고 무거운 마음이 해소가 

됨

(90) 죄책감이 줄어들고 관계가 편안해짐

(91) 문제점을 행동으로 시인했을 때 자유로워짐을 

느낌
28) 내 잘못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편안함을 

찾게 됨

(92)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지며 자유로워짐

(93)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 옴

(94) 보상을 하면서 나 자신이 너무 행복해짐

(95) 시어머니의 마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림
29) 상대의 진심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11. 세상에 

융화되어 함께 

살아가는 

태도로 변화함

(96) 거부하는 것으로 들렸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림

(97) 가족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림

(98) 사람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함

30)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사는 

자세로 변화됨

(99) 주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됨

(100) 대충 가볍게 살던 태도에서 진지하게 바뀜

(101) 자기중심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변화

(102) 보상을 하면서 가족들의 힘들었을 마음을 느끼게 

됨
31) 나의 중독으로 인해 

주변사람들이 받았을 

고통을 더 깊이 알게 됨

12. 내가 저지른 

잘못을 정확하게 

알게 됨

(103) 내가 인식했던 딸에게 한 잘못과 딸이 원망하는 

부분이 다름을 알게 됨

(104) 부모님이 자신으로 인해 삶에 희망과 의미를 

상실했었음을 알게 됨

(105) 상대의 입장을 직접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됨
32)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됨
(106) 나의 술 마실 때 실태를 알게 됨

(107)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현재 위치와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자유로워짐

표 1. 도출된 의미단위, 주제, 주제군                                                            (계속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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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불편했던 사람들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을 함
33) 피해 다녔던 사람들과 

관계를 시작할 용기를 

갖게 됨

13. 나와 타인에게 

떳떳하고 

당당해짐

(109) 사람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마주할 수 있게 됨

(110) 9단계를 통해 두려움을 가졌던 대상들과의 물고를 

트게 됨

(111) 스스로를 용서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감

34) 내면의 두려움이 걷히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됨

(112)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게 됨

(113) 두려움을 깨고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짐

(114) 불필요한 눈치를 보지 않게 됨

(115) 술을 마심으로 스스로를 죽여 왔던 자신에게 

보상해줌

(116) 상대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정직하려고 노력함 35) 나의 감정과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냄

(117) 해를 주지 않는 한 감정 표현에 솔직해짐

(118) 말로 꾸미는 것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보상임을 경험함

(119) 내 잘못을 시인하는 순간 상대를 용서하게 됨을 

느낌

36) 기적적으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경험을 함

14. 기도로 간청하는 

중에 용서를 

체험하고 신을 

만남

(120) 보상하면서 용서받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함

(121) 아버지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체험을 함.

(122) 아버지의 독선적 행동을 용서하는데 35년이 걸림

(123) 용서는 신이 해주시는 것이라고 느낌

37)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이 

해주심을 느낌

(124) 나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

(125) 나는 용서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기도로 간청함

(126) 신께서 아내를 용서하게 해주심을 느낌

(127) 보상에 대한 용기, 분별력, 타이밍을 기도로 

간청함

38) 보상 용의를 얻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함

(128) 기도를 통해 부끄럽고 쑥스러운 것을 극복함

(129) 어머니에 대한 원한, 미움을 없앨 수 있게 기도로 

간청함

(130) 행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로 자기 암시를 함

(131) 기도의 힘으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됨

표 1. 도출된 의미단위, 주제, 주제군                                                            (계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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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내가 배려한 그 이상으로 상대의 배려가 돌아 옴
39) 나를 굽힘으로써 더 큰 

것을 돌려받음

15. 나를 먼저 

낮춤으로써 

역으로 

존중받음

(133) 시댁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버리고 

사과하니 더 많은 것을 해주시려 함

(134) 동생이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해 줌
40) 사람들이 용기 내어 

사과하는 내 마음을 

알고 격려해줌

(135) 동생이 자신의 잘못을 옛날에 잊었다고 말해 줌

(136) 마음의 짐을 오랜 시간 가지고 있으면서 힘들었을 

것을 친척이 헤아려 줌

(137) 어머니가 보상을 듣고서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함

41) 상대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함

(138) 내 잘못을 먼저 시인했을 때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함

(139) 상대가 도리어 미안해 함

(140) 오빠의 답장에서 사과를 받았다고 느낌

(141) 여동생이 변화된 내 모습에서 과거를 상상할 수 

없다고 함 42) 가족이 나의 변화를 

느낌
16. 나의 변화를 

느낀 가족이 

참아 왔던 

고통을 

쏟아내는 것을 

경험함

(142) 가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나를 보며 놀람

(143) 가족들이 나에 대해 천사가 되었다고 함

(144) 보상을 하려 한다는 말만 듣고도 딸이 눈물을 보임

43) 가족이 그동안 나로 

인해 받았던 고통을 

토해 냄

(145) 남동생이 눈물을 터뜨림

(146) 아버지가 보상을 듣고 눈물을 보임

(147) 동생이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감정을 털어 놓음

(148) 언니가 처음으로 어릴 때 자신 때문에 받았던 

고통을 울면서 털어 놓음

(149) 다시는 오지 말라 했던 아버지가 자신만 찾게 됨

44) 가족이 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함 17. 가족과의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며 

관계가 깊어짐

(150) 자신을 증오하던 딸이 자신을 믿고 기댐

(151) 세족식을 거부했던 아버지가 자신에게 온전히 발을 

맡김

(152) 동생이 자기 이야기를 길게 꺼냄

(153) 가족을 대하는 행동이 자연스러워짐
45) 나와 가족 사이에 있던 

벽이 낮아짐
(154) 가족에 대해 피해 의식이 완화됨

(155) 아버지로부터 처음으로 이해받는 느낌을 받음

표 1. 도출된 의미단위, 주제, 주제군                                                            (계속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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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함

46) 가족과의 사이가 더욱 

끈끈해짐

(157) 자신이 때렸던 동생과 관계를 지속해 옴

(158) 가족끼리 안부를 챙기게 됨

(159) 아버지와 진정으로 부녀지간이 되었다고 느낌

(160) 자신의 실수에 대한 수치심이 죄책감으로 변함
47)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잘못을 인지하게 

됨
18. 보상은 결코 

완료할 수 

없음을 느낌

(161) 나와 가족이 생각하는 회복의 정도가 다름을 깨달음

(162) 아버지에게 보상 후 친척들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음

(163) 술 끊고 남아 있는 성격적 결점들로 가족에게 해를 

끼침 48) 단주 이후에도 새로운 

해 끼침을 하게 됨(164) 사과해도 잘못을 반복하게 됨

(165) 시어머니의 말에 꼬박꼬박 말대답을 함

(166)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을 그때그때 알아차리고 

사과함 49) 새로운 잘못을 즉시 

알아차리고 바로 잡음

19. 끊임없이 

잘못을 

시인하고 

수정해 나감

(167) 새롭게 느껴지는 잘못에 대해서 구체적 사과를 함

(168) 지속적인 행동 수정으로 대인 관계를 유지함

(169) 딸에게 3차례에 걸쳐서 보상을 함

50) 같은 대상에게 

반복적으로 보상함

(170) 아버지에게 반복적으로 보상함

(171) 아내에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보상을 해 옴

(172) 가족들에게는 끊임없이 보상을 함

(173) 가족들에게 보상을 전부 다시 함

(174) 보상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고 느낌

51) 보상을 회복 생활의 

과정으로 받아들임

(175) 끊임없이 행동 수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176) 보상을 평생 숙제로 생각함

(177) 완벽하게 행동 수정을 하려는 것도 교만이라고 느낌

(178) 과거 잘못된 습성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함

52) 주변에 피해를 주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킴

20. 회복의 

깊이만큼 

보상이확장되고 

성숙해져 감

(179) 태도와 말을 바꿈으로 가족에게 간접 보상을 함

(180) 어머니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위해 밝은 태도를 

유지함

(181) 아버지에게 대항하지 않는 것으로 대신 보상함

(182) 직장에서 태도와 사람 관계가 완전히 변화됨

표 1. 도출된 의미단위, 주제, 주제군                                                            (계속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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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보상은 결코 완료할 수 없음을 느낌’, 

‘끊임없이 잘못을 시인하고 수정해 나감’, ‘회

복의 깊이만큼 보상이 확장되고 성숙해져 감’ 

등이며 세부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논  의

알코올사용장애자인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부터 가정의 불화 속에서 제대로 정서적 돌봄

을 받지 못 하고 자랐으며 애착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이는 알코올사

용장애자의 불안정 애착 비율이 안정 애착보

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김세진, 

2011)를 지지한다. 중독 문제를 지닌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는 능력, 

타인을 수용하거나 공감하는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진다(박보서, 2018).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예민한 성격, 우울증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

로 인해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에 어

려움을 겪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A.A. 참여 이후 수년이 지나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음을 경험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다. A.A.에 참여하며 회복하는 

알코올사용장애자들은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

이 있으며, 이는 곧 회복의 요인이 된다(박애

란, 2008; 정원이, 2020). 중독 물질의 사용을 

중단한다고 해서 가족문제 및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중독 물질의 사용 당

시에는 무시되었거나 감춰져 있던 새로운 문

제들이 중독 물질의 중단과 함께 종종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이다(Bissell & Royce, 1994). 참여자들은 관계를 

회복하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9단계를 실

천하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제9단계를 실천하기 전

에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여는 것에 대한 두려

움, 과거를 들추어 현재 회복이 위태롭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재발할 것에 대한 두려움(Kinney & 

의미단위 주제 주제군

(183) 간접 보상을 위해 해를 끼친 대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함
53) 보상의 대상을 확장시켜 

나감
(184) 주어지는 모든 것을 소중히 대하려고 노력함

(185) 첫 보상 때 형식적으로 다급하게 진행함
54) 서툴렀던 첫 보상 후 

아쉬움에 빠짐
(186) 효과가 없었던 형식적인 첫 보상

(187) 보상 이후 충분히 나누지 못 한 아쉬움

(188) 진정한 회복을 시작한 이후에 제대로 된 보상을 

진행함

55) 회복할수록 보상에 

깊이가 더해짐

(189) 인격이 회복되고 성장되면서 배려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짐

(190) 침묵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겉으로 화를 

표출하지 않음

표 1. 도출된 의미단위, 주제, 주제군                                                            (계속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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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1995)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역설적으로 참여자들로 

하여금 난관을 이겨내고 보상을 실천하게 도

와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상대의 

잘못은 검토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만 철저하

게 검토함으로써 보상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

였는데(Lyons et al., 2010; Seperack, 2012), 본 결

과는 제9단계가 단주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검토만 철저하게 하는 태도를 만

들어주는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외적인 요소로 인해 보상을 하

지 못 한 참여자들은 죄책감으로 인해 마음에 

짐을 느꼈고, 과거를 청산하지 못 함으로 인

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알코올사용장애자에게 있어 과

거 미해결 문제는 부정적 자기 인식으로 이어

지며, 과거 중독 시절의 사고방식으로 되돌아

가게 되면 쉽게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박차

실, 2011). 이는 알코올사용장애자가 과거의 

짐을 떨쳐 버리고 새로운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보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부 참여자들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보

상을 했음에도 여전히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

았다. 이는 보상을 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관계를 개선하지 못 한 경우일지라도 

보상 자체가 알코올사용장애자 자신의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Cornelius, 2016)을 받아

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9단계가 갖는 회복의 의미는 다음 세 가

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내면의 변화로서의 의미이다. A.A.에

서는 원한을 재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취급한

다(Lyons et al., 2010; Seperack, 2012). 또한 알코

올사용장애자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수치심과 죄책감을 경험한

다(Newcombe, 2015; Twerski, 1997/2009). 참여자

들은 보상을 하면서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마음 깊이 응어리졌던 한이 풀어지는 경험을 

하였고, 죄책감을 덜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며 

내면의 자유를 체험하였다. 

참여자들은 보상을 통해 관계에 대한 두려

움을 깨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 연연하지 않게 

되는 등 자존감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A.A.참여가 알코올사용장애자의 자아존

중감 향상에 정적인 상관을 미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엄희순, 2012; 유재순, 2016; 백형의 

등, 2021)와 맥락을 같이 한다. 

중독 문제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초

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들이 틀림없이 자기를 거절할 것이라고 믿고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럴수

록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을 피하게 되고 그 

결과 중독 문제를 지닌 사람들의 자아상은 더 

악화된다(Twerski, 1997/2009). 본 연구에서 참

여자들은 보상을 통해 타인의 의도를 더 이상 

왜곡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보상

이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좋게 만드는데 기여

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의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참여자들이 중독 상태에 있는 

동안 말하지 못 했던 진심을 털어 놓기도 했

는데,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다. 

알코올사용장애자는 자기중심성에 기초하여 

자신과 외부 세계에 대하여 왜곡된 신념을 가

지며, 12단계는 자기중심적 요소를 중화시키

는 역할을 한다(박차실, 2011).

용서의 경험은 알코올사용장애자가 살면서 

받은 심리적 상처와 역기능적인 삶의 태도를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새로운 삶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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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경험하게 하는 치유 도구가 될 수 있으

며, 대인관계에서의 갈등과 상처로 인한 부정

적 정서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

여한다(강순자, 김수진, 2015; 김영호, 2006; 

Bacci, 2007; Wang. 2006). 참여자들은 보상을 

하면서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는 경험을 하였

다. 이는 제9단계를 수행한 참가자는 제9단계

를 완료하지 않은 참가자보다 수치심이 낮아

지고 훨씬 더 높은 자기용서 능력을 가진다

(Newcombe, 2015; Slezakova, 2016)는 선행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참여자들은 보상에 대한 용의를 갖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도는 영

적인 성장을 위해 인간의 자유 의지에서 나오

는 노력 중 한 가지이다(May, 1988/2005). 기도

는 자신에게 주도권과 조절이 없다는 사실, 

즉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깨달음과 발견에서 

오는 반응이다(Kurtz & Ketcham, 1992/2009). 또

한 용서를 체험한 참여자들 중 일부는 용서가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것이며 신께서 해주신 

것임을 깨달았고, 이를 통해 신을 만나는 경

험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9단계 수행

이 신의 존재를 느끼고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둘째, 관계의 변화로서의 의미이다. 중독으

로부터의 회복은 치료적 환경의 바깥에서 건

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법

을 배울 때에만 성취될 수 있으며, 알코올사

용장애자는 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경험해봄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자신들이 어떤 

이유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A.A.에 참여하는 것은 알코올사용장애자의 

회복율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데, 특히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회복율이 높다(박병선, 2011; 

백형의 등, 2021; 유재순, 2016; 윤명숙 등, 

2012; 천덕희, 2010). 본 연구 결과 참여자의 

가족들은 진심으로 지난날을 반성하며 보상하

는 참여자들에게서 변화를 느끼고 마음을 열

기 시작하였고, 참여자들 또한 가족들에 대한 

경계를 낮추며 제9단계가 가족 관계를 회복시

켜 단주를 유지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시사하였다. 

참여자들은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주변 사

람들에게 입힌 피해로 인해 사람들을 피하고 

숨어 지냈으나, 그 피해를 보상함으로 인해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A.A. 프로그램에 적극적

으로 참여한 알코올사용장애자들은 ’나 홀로 

중독성 사고‘를 점차 축소시키며 ’더불어 영성

적 사고‘를 경험하여 사회 구성원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된다(박차실, 2011)는 연구 결과와 맥

락을 같이 한다. 참여자들의 보상을 받은 사

람들은 참여자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느끼고 오히려 참여자들을 

격려해주고 더 큰 배려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 알코올중독 상태에서 잃었던 신뢰를 회복

하고, 때로는 대립 관계에 있던 사람의 신뢰

를 얻기도 하였다. 가해자의 사과와 후회의 

표현은 피해자의 분노를 줄이고 용서를 촉진

시키며, 특히 가해자가 동정적으로 느껴질 경

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공감할 가능성이 

올라간다(McCullough et al., 2014). 이 결과는 

보상이 알코올사용장애자의 대인 관계에 선순

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변화된 삶의 유지로서의 의미이다. 

A.A. 회복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처음 보상

을 수행할 때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른 잘못이나 책임을 지는 방법을 잘 이해

하지 못한다(Moutray, 2020). 참여자들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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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했던 보상이 다소 형식적인 면이 있었으

며, 시간을 두고 기다려서 때가 되었을 때 하

는 것이 진짜 보상이라고 느꼈다. A.A.의 원칙

들은 회복의 점진적인 과정에 초점을 두며, 12

단계들이 제공하는 영성의 훈련 과정을 통하

여 점차적으로 중독을 회복을 하게 된다(김병

오, 2009).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

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식하는 범위가 확장되

며, 그에 따라 더욱 성숙된 보상이 가능해짐

이 드러났는데,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

는 과정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주변에 피해를 주던 행동과 태

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보

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상을 할 때 직접적

으로 해를 끼친 부분과 겉으로 드러난 피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대에게 입힌 

피해를 깊이 있게 탐색하여 행동과 태도를 수

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드러난 본 연구의 

결과는 Cornelius(2016)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참여자들은 단주 이후, 특히 보상

을 한 이후에도 새로운 해 끼침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중독 행위를 중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독성 인격을 지니고 있는 상태를 마른 주정

(dry drunk)이라고 한다. 회복은 중독을 지속적

으로 인정하는 과정이며 중독성 인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과정이다(Nakken, 1996).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일상 속에서 자신이 새로 범하는 잘못을 그 

때 그 때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사과하는 모

습을 보였다. 이는 제9단계에서의 훈련이 회

복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제9단계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기 

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Kinney & 

Close, 1995). 본 연구 결과에서도 가족들에게 

끼친 해는 오랜 세월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보상하는데 수년이 걸리며,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하면서 가족에게 꾸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9단계 보상의 과정은 결

코 완수할 수 없는 과정이며 평생에 이어 지

속되어야 하는 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12단계 중 특정 단계의 경험을 

질적으로 연구한 것, 지금까지 피해자의 관점

에서 이루어진 다른 용서 연구에 비해 가해자

의 입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 알코올사용장애자들이 제9단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드

러냄으로써 중독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12단계 프로그램을 실무에 적용하

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임상 현장에 효과적으

로 적용할 수 있게 하고자 단주 10년 이상의 

A.A.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단주를 1년에서 2년 정도 지

속한 참여자들과 집단을 나누어 연구함으로써 

회복 기간이 짧은 알코올사용장애자의 제9단

계 경험과 회복 기간이 긴 알코올사용장애자

의 제9단계 경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연구를 해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참여자들

의 주관적 관점에서 본 경험이다. 주변 사람

들의 증언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 방식으로 수

집하면 좀 더 신뢰성있는 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참여자들의 경험에서는 제9단계를 통

해 신을 만나게 되고 영적 체험을 하는 등 영

적인 면에 대한 언급이 다수 있었다. 후속 연

구에서는 제9단계 수행이 영적인 면에서의 회

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연

구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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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of A.A. Participants: 

Focusing on the Practice of the 9th Step

Kim, Na-Rae                  Cho, Sung-Hee

Department of Addiction Counseling,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Baekseok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9th step practice experience for A.A. participants with 

Alcohol Use Disorder. To this objective, 10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study, who have been attending 

A.A. and maintaining sobriety over 10 years. Data were collected by use of in-depth interview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and derived 190 concepts, 55 

themes, and 20 theme clusters. The results are ‘Addicted by illness’, ‘Focus on A.A. to live’, 

‘Experiencing love, trust and hope in A.A.’, ‘Feeling the need for making amends with fear of relapse 

and hope for a new life’, ‘Postpone making amends while feeling anger and fear‘, ‘Being stuck in the 

past due to unfinished amends’, ‘Realize that making amends don’t solve all problems’, ‘Careful not to 

fall into pride while practicing the ninth step’, ‘Focus on only my problems with a humble attitude’, 

‘The resentment and guilt that weighed on my heart was lifted, and the light came inside’, ‘Attitude 

toward the world has changed in a positive way’, ‘Realize what I have done wrong exactly’, ‘Being 

proud of myself and others’, ‘Experiencing forgiveness and encountering God while pleading in prayer’, 

‘Being respected by putting myself first’, ‘Experiencing the family who felt my change, pouring out the 

pain they had endured’, ‘The relationship with family deepens’, ‘Feeling that the reward can never be 

completed’, ‘Constantly practicing making amends’, ‘As recovery progresses, the amends area expands and 

matures’. The result is significantly useful in understanding clients in addiction treatment fields.

Key words : Alcohol use disorder, 9th step, Make amends, Phenomenological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