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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전국가정폭력 상담소 가해자 교육대상자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협의회, 한국여성의 전화 전화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미 전국지부와 법원위탁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기관에서 상담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이다.

연구결과는 부모로부터 받은 아동기 학대 경험이 적을수록 교육에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도시에 거주하는 가해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보와 교육수준이 높아 이

해력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교정상담 프로그램중에서 부부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교정상담 적용 프로그램중 여성주의 모델이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육중에 여성주의 상담과 여성주의 모델은 교정상담에 만족도에 큰 영향

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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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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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그 결과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6호로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위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87호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었으며, 두 법률 모두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가정

폭력과 관련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고 ‘여성폭력방지 종합 대책방

안’을 마련함에 따라 정부는 종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정폭력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가정폭력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예방하고 규제

해야 할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였다. 가정폭력은 연속적이고 발달적이므로, 폭력

관계가 반복되어 일상화되는 가정폭력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재발을 방

지하는 방법은, 가정폭력 가해자 서비스기관 상담자가 가해자를 교정하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사용하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1998년「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된 후, 2003년 여성부가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방법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2007)의 복권기금 지원사업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자료를 보면 2006년(214개)에 법원, 검찰청, 법무부 보호관찰소,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를 통해 실시한연구에서는 단지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만 보고되었을 뿐 가정폭력 가

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와 내용 분석에 관한 효과성 연구는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

을 찾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 하기위해 한국가정폭력 실태의 심각함과 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한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

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가해자 교정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발견하고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적합한 내용을 

구성하도록 유도함으로, 교정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자들의 사용만족도 제고에 기

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연구가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1. 가정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정도는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2. 교정상담 프로그램 개발기관에 따라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정도는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3. 교정상담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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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4. 교정상담 프로그램 적용모델에 따라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정도는 다를 것이다.

Ⅱ. 선행연구

2.1 가정폭력 가해자의 일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김경화(1986), 박경규(1994)등은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폭

력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김갑숙(1991), 박경규(1994)의 연구에서도 수

입이 낮을수록 폭력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옥(1987), 박경규(1994),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7)등의 연구들은 교육 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재엽(1998)은 가정폭력과 연령과

의 관계에 있어서, 나이든 층에 비해 젊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신체적 학대가 빈

번하게 일어난다는 연구의 결과를 보고 하였다.
Steinmetz와 Straus(1974)는 남편의 지위가 아내보다 낮을 때 폭력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으며,Jones 와 Gondolf(2001)는 남편의 실직이 가정폭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Douglas, Alley, Daston, Svaldi-Farr & Samson(1984)에 의하면, 특히 남아들은 아버지

의 공격적인 행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될 가능성이 크며,Gelles와 Cornel(1993)는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가정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모두 역할모델이 된다고 하였다. 
 Martin(1986), Gelles & Cornel(1993), Walker(1984) Hotalibng과 Sugarman(1986)등은 

어려서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인이 된 후에 자녀학대나 배우자 학대를 하는 경향

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하였고다. Gelles(이동원·김지선 역, 1998)의 보고에서는 

알코올이 가정폭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Kantor와 Straus(1987)는 알코

올과 폭력 사용과의 관계가 85%에 이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2.2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최규련, 유은희, 홍숙자 & 정혜정(1997)은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1997)에서 개

발한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에서 프로그램 실시 종료 2주 후 전화

를 통한 상담과 교육 효과 지속성 여부를 활용하였는데 그 결과 거의 모든 참가자들

이 아직 구체적인 기술 실천은 부족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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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관심을 보이고자 노력하게 되어, 갈등이나 폭력의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

타났음을 보고하였다.
김재엽(1999, 2005), 김성일(2005)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개발한 프로그램

을 분석해서 행위자들의 의미 있는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었다고 밝히고 있다. 장희숙

(2002)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DAP(Domestic Abuse Project)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인지행동 기법과 Rose의 집단상담 이론을 접목시켜 여성주의-인지행동 모델을 

고안하였다. 
이서원(2003)은 분노조절, 성역할 태도, 권위주의의 내용으로가정폭력 가해자 집단치

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를 하였고, 이은주(2004)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행

동을 줄이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서 분노조절, 자기표현, 성역할태도등

의 인지를 통해 가해자들의 행동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박동혁(2006)은 부부의

사소통, 성역할 태도, 배우자 만족도등의 학습을 통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음을 보고하였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은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교정 서비스기관으로부터 교정

수혜를 제공받은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 방식을 이용하였다.
예비 설문조사는 2005년 11월 7일부터 2005년 12월 10일까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참여자를 상대로 교정상담 강의 후 직접 설문지 80부를 배포하여 63부를 회

수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전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상담 프로그램 참여 상담소의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250부를 배포하여 

204부를 회수하고 응답이 부적절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22부를 제외한 182부의 설문

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등의 변수를 통계분석 

한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SPSS/WIN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

(ANOVA), 요인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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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분석

4.1 일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집단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

다. 

<표 1> 일반특성

구분 변수명 표본수 백분율 구분 변수명 표본수 백분율

가해자

성별

남자 177 97.3

가해자

평균

월수입

100만 이하 66 36.3

여자 5 2.7 100-199 72 39.5

가해자

연령

20대 20 11.0 200-299 26 14.3

30대 66 36.3 300-399 12 6.6

40대 59 32.4 400-499 4 2.2

50대 19 10.4 500이상 2 1.1

60대이상 18 9.9

아동기

학대

경험

주1회 16 8.8

가해자

학력

초,중 졸 31 17.0 주3회 12 6.6

고졸 59 32.4 월2회 70 38.5

대졸 69 37.9 년1회 35 19.2

석사이상 23 12.7 없음 49 26.9

가해자

거주지역

서울 28 15.4

교정

프로그램참

여율

100% 74 40.7

경기 56 30.8 90% 56 30.8

충청 20 11.0 80% 37 20.3

호남 36 19.8
70% 15 8.2

경상 42 23.0

치료도중 있다 21 11.5

탈락도중 없다 161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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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집단별 차이 분석

4.1.1 가정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차이 분석

(1)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표 2>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집단 N 평균 SD F Duncan

20대 20 3.0607 .6484

3.114**

a

30대 66 3.4169 .6944 b

40대 59 3.1157 .6144 a

50대 19 3.1442 .6796 a

60대 이상 18 3.2322 .5846 ab

**p<.01

<표 2>에서와 같이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20대, 40대, 
50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30대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114, p<.01). 따

라서 30대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다른 여타 연령층보다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만족도

가 높았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2) 가해자의 학력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표 3> 가해자의 학력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집단 N 평균 SD F Duncan

초․중등졸업 31 3.4456 .5617

3.117**

a

고등졸업 59 3.3363 .5892 a

대학(교)졸업 69 3.2176 .5812 ab

석사이상 23 3.1919 .5718 b

**p<.01

<표 3>에서와 같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석사 이상을 졸업한 

가해자보다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F=3.117, p<.01). 즉 학력이 낮을수록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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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3) 가해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표 4> 가해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집단 N 평균 SD F Duncan

서울권역 28 3.4512 .4981

3.283**

a

경기권역 56 3.3345 .6213 a

충청권역 20 3.1002 .5671 b

호남권역 36 3.2351 .6112 ab

경상권역 42 2.9083 .5401 b

**p<.01

<표 4>에서와 같이 대체로 서울․경기권역에 위치한 가해자가 충청권역과 경상권역 

등에 위치한 가해자보다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

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F=3.283, p<.01). 이러한 결과는 지방보다 더 개방적인 서울․경
기권역에 위치한 가해자가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어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태도가 개방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4) 가해자의 직업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표 5> 가해자의 직업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집단 N 평균 SD F Duncan

전문직 12 2.9845 .4817

3.016**

a

회사원 61 3.1248 .5512 b

공무원 20 3.0308 .5214 ab

자영업 84 3.2391 .5749 b

**p<.01

<표 5>에서와 같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직업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영

세한 규모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이 가장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

견하였다(F=3.016,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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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해자의 소득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표 6> 가해자의 소득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집단 N 평균 SD F Duncan

100만원 미만 66 3.5413 .6918

3.181**

a

100-199만원 72 3.4589 .5249 a

200-299만원 26 3.1205 .5024 b

300-399만원 12 2.9984 .7812 b

400-499만원 4 3.0000 1.0000 b

500만원 이상 2 3.0000 1.0000 b

**p<.01

<표 6>에서와 같이 월 평균 수입이 낮은 199만원 미만의 가해자가 월 평균 수입이 

높은 200만원 이상의 가해자보다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F=3.181, p<.01). 

(6) 아동기 매 맞은 경험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표 7> 아동기 매 맞은 경험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집단 N 평균 SD F Duncan

주 3회 16 2.8845 .4981

3.215**

a

주 1회 12 2.7500 .6213 a

월 1회 70 2.9083 .5671 a

년 1회 35 3.1212 .6112 b

없음 49 3.3516 .5401 b

**p<.01

<표 7>에서와 같이 아동기 부모로부터 매 맞은 경험이 년 1회  미만인 가정폭력 가

해자가 월 1회 이상인 가정폭력 가해자보다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F=3.21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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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유형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표 8> 유형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집단 N 평균 SD F Duncan

개별상담 35 2.7155 .4005

3.451**

a

집단상담 61 3.0225 .5101 a

부부상담 86 3.5411 .5592 b

**p<.01

<표 8>에서와 같이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가정폭력

유형은 부부 상담이었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F=3.451, 
p<.01). 

Ⅴ. 논의

5.1 가정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만족도

본 연구는 가해자의 연령, 학력, 거주 지역, 직업, 소득, 아동기 부모로부터 매 맞은 

경험 등 가정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이

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30대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다른 여타 연령층보다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만족도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가정폭력에 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가정

폭력을 근절하려는 의지가 여타 연령층보다 높았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가

정폭력 행위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종료 이후의 부부관계비교하여 교정상담 후 부부관

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낸 여성부(2007)의 조사와 맥락을 같이함을 알수 있다.
둘째, 가해자의 학력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가해자의 학력에 따라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적으로 저학력층에서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저학력층일수록 정보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변화된 여성상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어지며, 이 결과는 아내의 교육수준보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2008년 여성부의 보고서와 교육 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밝힌 김정옥(1987), 박경규(1994),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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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엽(1998) 등의 연구와도 일치를 보이고 있다.
셋째, 가해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가해자의 거주 지역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서울․경기권역에 거주하는 가해자의 교정상담 프로

그램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그 이유는 지방보다 더 개방적인 서울․경기권역

에 위치한 가해자가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태도가 개방적이고 정보나 교육기

회가 여타 지역에 비해 많아 이해력이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국가정법률상담

소(2008)의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참여자 교육정도 통계와도 같은 결과

를 보이고 있다.
넷째, 가해자의 직업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가해자의 직업에 따라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가해자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

았는데, 그 이유는 부부가 교육을 받으면서 부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함께하

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이는 2008년 한국가정법

률상담소 자료와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폭력을 더 많이 사

용한다고 밝힌 김경화(1986), 박경규(1994)등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하며, Steinmetz
와 Straus(1974)의 연구와도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가해자의 소득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가해자의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월 평균 수입이 낮은 가해자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는

데, 그 이유는 전문적인 교육이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자들이 교육을 통해 발

전된 민주적 부부의 문제를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부부가 지위나 학력에서 격차가 심할 때 스트레스가 많이 축적되고 

이것이 폭발하는 경우 폭력의 위험도가 높다고 밝힌 최선령(2001)의 스트레스 이론과 

유의하며, 남편의 실직이 가정폭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Steinmetz(1987), Jones 
와 Gondolf(2001)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김경화(1986), 김갑숙(1991), 박경규

(1994), 여성부(2008) ‘2007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여섯째, 아동기 부모로부터 매 맞은 경험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아동

기 부모로부터 매 맞은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아동기 부모로부터 

매 맞은 경험이 없는 가해자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 이유는 민주적인 가

정에서 자란 가해자가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해력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려서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인이 된 후에 자녀학대나 배우자 학대를 하는 경향

이 있다는 Martin(1986), Gelles & Cornel(1993), Walker(1984)등의 연구 와 우리나라의 

김재엽(1998), 손정영(1997), 장희숙(2003)등 최근 연구에서도, 아동기에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결혼 후에 아내나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김정옥, 손정영(2003), 김병주(2004) 등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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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아들은 아버지의 공격적인 행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고 보고한 Douglas, Alley, Daston, Svaldi-Farr, & Samson(1984)와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가정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모두 역할모델이 된다고 보고한 Gelles와 Cornel(1993)
의 연구와도 일치성을 보이고 있으며, 아동기 폭력경험의 유무에 따른 부부간 폭력발

생률을 조사한 여성부(2008)의 자료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부모의 결혼생활을 답

습하게 되며 자녀들에게 건강하지 않은 행태를 세습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고 

Martin(1986)은 주장하고 있다.

5.2 프로그램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만족정도

본 연구는 가정폭력 교정상담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

족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교정상담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만족정도는 교정상담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 부부 상담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

았다. 그 이유는 가족폭력이 부부간의 문제일 때 부부 상담을 통한 치료가 올바른 교

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폭력이 멈추어지면 피해

여성의 안전이 보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부부간의 관계개선을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폭

력행동의 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이 부부간의 문

제일 때 부부 상담을 통한 치료가 올바른 교정을 유도할 수 있음을 보고한 박동혁

(2006), 장희숙(199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의 접근법은 개별상담, 부부상담, 집단상담 등 다양하지만 

미국에서 실시하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들은 부부 또는 개별상담보다

는 집단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교정의 경우 개별상담은 집단 상

담에 비해 비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ordeur와 Stille(1989)은 치료자와 내담자의 1 대 1 관계에서는 행위자의 최소화, 

수치심, 고립 등을 다루기 어렵고, 자칫 심리내적인 현상에만 치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Rose(1989)는 집단상담은 보편성, 다양한 모델, 집단 피드백, 
상호강화, 상호지지, 대인관계 기술 습득 및 연습을 제공하고 동료들의 직면, 강화, 지

지는 폭력행위 교정에 강력한 촉매 작용을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집단상담은 서비

스 비용이나 전문인 활용 면에서 경제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윤경자와 공미혜

(2001, 재인용)의 연구에 의하면 무엇보다 관련된 각 기관들은 가해자와 관련된 정보

를 서로 교환하며 가해자의 행위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데, 법원의 수강명

령을 어길 경우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져 투옥되도록 하는 등 강제조치를 포함하고 있

어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미네소타의 The Wider Men's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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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se Program(WMDAP)은 다양한 치료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학습된 행동으로서의 폭

력 교정과 책임성 인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본장에서는 본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따른 연구의 의의 및 시사하는 만족정

도를 정리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 만족정도에 따른 제언을 제시하였다.

6.1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가정폭력 대상자들을 위한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교정상담 프로그램 적용모델들이 교정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내용을 분석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얻었다.

첫째, 가정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학력, 가해

자의 주거 지역, 가해자의 직업, 가해자의 소득, 가해자의 아동기 학대경험 등에 따라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아동기 학대 경험이 적을수록 교육의 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의 유형 중에는 부부 상담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크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이는 부부 상담이 개

인 상담에 비해 부부 문제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7)에 연구에서 교정상담 종료 이후 부부가 화해하고 동거하

는 경우가 73.3%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이 폭력치료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정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등의 제도에도 부부 공

동 교육과 상담 등의 기회를 활성화시켜 건강한 부모의 역할과 부부 교육 기회를 제

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사법기관과 지역사회 전문기관에 연계

를 통해 가정폭력 예방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한 초기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인 사법기관의 개입을 통해 가해자들의 태도와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리고 가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차별적, 가부장적 사고 전환을 

위해 변화하는 사회 및 여성들의 사고와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예방교육이(예비부부, 
결혼초기 부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

와 예산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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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언

 본 연구는 한국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가정폭력 가해자 서비스기관 상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기로부터 구출하

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더 이상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가

해자에게 맞는 맞춤형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들이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여 가해자에게 적합한 내용의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제시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한다. 
여성부(2008) 조사에서 나타난 가해자의 인격적 특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프로

그램의 구성을 통해 가해자들의 인격 교정에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행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확립하여 수정 보완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연구체계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가족 

문화에 맞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좀 더 다양한 가설과 그 

가설에 적합한 변수의 선정, 등을 통하여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정상담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작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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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Effect of Corrective Counseling Programs 

for Domestic Violence Offenders and Its Content Analysis

Byun, Sang Hae*

ABSTRACT

This dissertation analyzed the satisfaction of corrective counseling programs for Korean 
domestic violence offenders. I conducted a survey of Korean domestic violence offenders 
scattered throughout the country. The survey period was between Mar Feb. 20, 2006 and 
Apr. 29, 2006. The specific objects of the survey are the 250 domestic violence offenders 
who got counseling in the Goyang branch office of the Justice Ministry-affiliated 
Uijeongbu Probation &Parole Center, Ansan Citizen Welfare Society’s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 Korea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 Association, Korea 
Women’s Hot Line, Korea Family Law Counseling Center and its branch offic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the counseling centers commissioned by the court for domestic 
violence offenders. The study was based on a poll on 182 of the 250 offenders. The 
research result includes:

First, the satisfaction of corrective counseling programs for offenders varies depending 
upon the age, educational background, location, job, income, and childhood abuse of 
offenders. In particular, the less experience of childhood abuse leads to greater effect of 
education. 

Second, of the types of corrective counseling programs for offenders, the satisfaction for 
those in couple counseling is the greatest. This is because couple counseling is more 
influential than individual in the professional education that helps to share and understand 
couple problems.    

Key Words : correction counseling, perpetrator,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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