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9 p. ; 19 × 26 cm



연 구 진

연 구 진

연 구 책 임 : 최복천(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공동연구원 : 김유리(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조윤경(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서원)

백정연(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서원)

연구보조원 : 윤은호(인하대학교 문화경영심리연구소 연구원)

장지용(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서원)

자문위원

최진희      (언어치료협회)

김은영(과천시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박영숙(영등포노인복지관 관장)

백  미(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사)

성명진(서울시장애인인권부모회 부회장)





사간발

발달장애인을 상으로 한 교육과 서비스가 과거에 비하여 많은 발 을 이

루어 왔지만, 재까지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 보장과 지원방안에 한 공

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많

은 오해와 선입견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발달장애인은 성에 무지

하거나, 이성과 건강한 교제를 행할 수 없다거나, 가정을 꾸릴 수 없을 것이

라는 선입견들로 인한 것 같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성, 반 인 삶의 질 보장이 필

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발달장애인 역시 다른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한 

성 권리를 가진 존재이고, 사회  삶을 살아가면서 우정, 이성교제, 사랑과 

같은 것을 배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한 발달장애인 역

시 결혼을 선택할 수 있고, 성 계를 향유하고, 가족을 구성하는 일련의 생애

사  과업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한 한 교육과 지원의 필요함을 강조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목소리를 통하여 이성교

제를 둘러싼 그들의 경험과 욕구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성교제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 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

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성과 이성교제에 한 이해가 넓어지고 이성교제가 발

달장애인 삶의 과정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수용되며 사회의 인식과 지원이 변

화되는 거름이 마련되기를 기 해본다.



본 연구가 향후 발달장애인 이성 계가 사회 으로 심을 받고 공론화되

는데 도움을 주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최복천 센터장, 김유리 이화여자 학교 특

수교육학과 교수, 조윤경 연구원, 백정연 연구원, 장지용 연구원, 윤은호 인하

학교 문화경 심리연구소 연구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더불어 연구 진행과정에서 연구 방향 설정과 세심한 검토를 해주신 자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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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요약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사회  편견 속에서 발달장애인은 그 동안 이성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독립 인 

주체라기보다는 주로 가족이나 문가들에 의해 보호와 돌 을 받아야 하는 상

으로 분류되어 왔음. 이러한 의존성과 종속성은 이들을 독립 이고 자율 인 성

인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 사회에서 성담론이 증가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이성 계에 한 사회  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한 연구는 그 사회  심도에 비해 보수  

유교 념과 장애인 출산으로 인한 사회  부담으로 활발히 수행되지 못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들도 그들 나름의 이성 계에 한 생각과 고민

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발달장애인이 당사

자의 에서 부여하는 이성교제의 의미와 그들의 경험을 고찰하고자 함.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 발달장애인의 성(Sexuality)을 둘러싼  

  - 성(Sexuality)은 계속되는 논쟁의 역이며, 발달장애인의 성은 그 논쟁을 더욱 복

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 

  - 19세기 우생학 운동(Eugenics Movement)은 발달장애인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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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녀를 제 로 양육하지 못할 것이며, 결혼과 부모가 갖는 법  책임감을 

이해하기 어렵고, 자녀와 한 계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강화시킴. 

  - 1970년  들어서면서부터 발달장애인의 인권은 서서히 주목을 받기 시작하 는

데, 특히 Wolfenceberger의 정상화 운동(normalization movement)은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 보장을 해 한 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함을 주장함.

□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 

  - 최근 UN,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연합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발달장애인

의 성  권리에 심을 보이며 그들이 성을 경험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한 것으

로 인정하고 있음. 

  - 2002년 세계 성 건강 연합(World Association for Sexual Health)이 발표한 성 권리 

선언문에 따르면 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의 한 부분으로 성의 발

달은 다른 사람과의 애정, 감정표 , 사랑과 같은 기본  요구를 충족시킬 때 이

루어질 수 있다고 함. 한 성  권리는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자유, 존엄, 평

등을 기본으로 하는 보편  권리임을 명시함.

  - UN에서 발표한 장애인인권 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제 23조 ⌜가정과 가족을 한 존 ⌟에서는 결혼

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은 배우자의 동의하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 연령에 합한 

정보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해 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부모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 발달장애인의 주변에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가족, 교사, 복지사 등이 

지니고 있는 태도나 가치 은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와 성 련 의사결정에 막

한 향을 미칠 수 있음.

  - 부모는 일반 으로 자녀의 임신, 강간, 성폭력 등 성과 련한 문제에 한 막연

한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 체 으로 정 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성교제

에 해 수용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들어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태도는 상당히 수용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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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연구자들은 그들이 발달장애인을 성  존재로 인식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몇몇 연구들은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가 서비스 제공자들의 인식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그들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성 표 , 출산  양육

에 해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음.

□ 발달장애인의 성교육 

  -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사회  인식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그들에

게 제공되는 성 련 정보와 성교육은 제한 임.

  - 2013년 재까지 발표된 성교육 련 문헌은 국내논문 총 4편, 국외논문 총 18편

으로 국내에서 발표된 성교육 련 논문은 소수임. 

  - 한 국외에서는 1980년  반부터 성교육 로그램이 꾸 히 개발되고 연구되

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반에 2편, 2010년 이후 2편으로 성교육에 한 

연구자들의 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 지 까지 발표된 선행연구 총 22편의 성교육 로그램은 몸의 주인의식, 신체발

달, 생, 임신과 출산, 성학  방, 이성 계라는 핵심 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2. 해외사례

□ 미국은 Real Education for Healthy Youth Act (2013)에서 청소년에게 종합 인 

성교육 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방정부는 청소년과 학생을 한 종합 성교육 로그램을 재정 으로 지원

해야 함.

  - 교육기 (유치원-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성교육 담당교사에게 교사교육을 제

공할 수 있도록 재정 인 지원을 해야 함.

  - 종합 성교육 로그램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기술, 안 하고 건강한 계, 원하

지 않는 임신 방, 에이즈, 성병, 데이트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책임감 있고 건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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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의 Brighton & Hove시 원회의 장애인 성 련 정책은 모든 장애인은 계

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다양한 수 의 성  표 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

을 명시함.

□ 아일랜드의 경우 교육부의 교육과정평가원(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and 

Assessment: NCCA)에서 건강 교육 로그램(Social and Personal Health 

Education)을 통해 계와 성교육 정책(Relationship and Sexuality Education: 

RSH)을 의무화하고 있음. 

□ 호주의 빅토리아 주는 성에 한 표 , 성 련 정보와 서비스에 한 근에 있

어 장애인이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을 한 계와 성, 성 건강에 

한 정책과 가이드를 개발함.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 본 연구의 목 은 발달장애인 이성 계에 한 의미와 실제를 분석하는 것임. 개

인들이 이성 계에서 어떤 경험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하기 해서는 표

본들의 일반 인 경향성을 찾으려는 양  방법론 보다 상의 의미와 본질에 

근하는 질  연구방법이 합함(Berg, 1998: 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  연구 

방법  심층면   FGI를 실시함. 

□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총 6명의 발달장애인을 선정하여 심층면

을 실시함.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들과 계가 있는 부모  서비스 제공자를 

보조 정보제공자로서 선정하 음. 본 연구에서는 보조 정보제공자인 부모  서

비스 제공자에 한 심층면   FGI를 실시하여 발달장애인 이성 계에 해 

심층 으로 이해하고자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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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 공동연구진은 면 을 실시하기 에 이들과 비슷한 기능 수 에 있는 발달장애인 

2명을 상으로 일럿 인터뷰(pilot interview)를 실시하 음. 일럿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는 질문 내용을 수정하 고, 질문하는 방법과 용어 사용 등에 있어 

일부 내용들을 조정할 수 있었음. 

□ 일럿 인터뷰 경험에 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이성 계의 의미와 실

제로 양분되는 한 하  질문으로 구성되는 반구조화된 면 (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하 음. 

3. 자료분석

□ 인터뷰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Stake(1995)가 질  사례연구 분석방법으로 소개

한 범주합산 혹은 직 해석방법(categorical aggregation or direct interpretation)

을 사용하 음. 이와 함께 지속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을 사용하여 의

미단 를 추출하 음. 

□ 연구자는 엄격성을 확보하기 해서 기술 시 의문이 있거나 논란이 상되는 경

우에는 피면담자들을 다시 하여 그들의 의견을 구하고 확인하는 차를 거쳤

음. 한 복지 실천경험이 많은 실천가 4인으로 자문 원회를 구성하고, 장애인복

지 연구자들  질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 2인으로 동료 집단을 구성하여 

연구자의 독단을 방지했고 이들로부터 연구의 방향에 귀 한 조언을 받았음.  

4. 반성적 회고 

□ 질  방법론에서는 인터뷰의 부분은 피면담자가 채워가도록 면담자가 유도해야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계속 으로 이어지는 진술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면담자가 일종의 조력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

음. 따라서 면담자가 조력자로서 내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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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상으로 한 질  연구에서는 면담자와 피면담자 사이

의 화 자체가 분석의 상이 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연구 패러다임에서 발달장애인은 진실성과 일 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로서 간주되지 못해왔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진술을 ‘참’과 ‘거

짓’에 기 하여 단하기 보다는 ‘정보제공자는 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

어하는지’를 드러냄으로써 정보제공자를 둘러싼 사회  실제를 제 로 재

(representation)하고자 했음. 

□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기법과 련한 방법론  성찰을 시도했음. 인터뷰 

시 발달장애인이 기억 회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재의 이성 계를 심으로 

질문을 이끌어 갔음. 한 추상 인 단어보다는 구체 인 단어를 사용하도록 했

고 면 상자가 힘들어 할 때면 간에 잠시 휴식 시간을 두어 당사자의 집 도

를 높이고자 했음. 더 나아가 연구자는 평소에 말하는 속도보다 말의 속도를 훨

씬 늦추어서 면  상자의 이해를 도왔음.

 

Ⅳ. 연구결과

1.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 경험

□ 만남의 기회 

  - 일반 으로 발달장애인은 학령기 동안 특수학교 혹은 일반학교 특수학 에 다니

고, 졸업 후에는 장애인복지 의 직업  일상생활 로그램, 직업재활시설 등에

서 하루 일과를 보냄으로 부분의 이성 계는 그 안에서 형성됨.

□ 이성친구 선택의 기

  - 발달장애인은 여러 이성친구들  특히 호감이 가는 이성친구에게 다가가는데 

상 방의 다양한 특성들 에서 쉽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에 주로 을 두는 

경향이 있음. 발달장애인이 이성친구를 선택하는데 있어 외모와 함께 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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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하나의 기 은 상 방의 장애로 서로의 동질감에서 오는 편안함 때문

인 것으로 드러남.

□ 호감의 표

  -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는 한 명이 자신의 호감을 표 하고 상 방이 그것을 수

용한 후 발 하는데 ‘사귀자’와 같은 직설 인 언어 표 을 통한 고백이 일반

인 것으로 드러남. 

□ 데이트 

  - 발달장애인은 화로 데이트 약속을 정한 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화를 보고 

쇼핑을 하면서 이성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 . 

  - 일상 인 데이트와 함께 발달장애인은 선물을 주고받거나 기념일을 챙기면서 서

로에 한 마음을 표 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계를 돈독히 하고 친 함을 

발 시켜 나감. 

□ 애정표  

  - 발달장애인의 애정표 은 ‘사랑해’, ‘좋아해’와 같은 언어  표 과 함께 손잡기, 

뽀뽀하기, 안기 등 다양한 신체  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성과의 만

남에서 신체  표 의 허용 범 를 나름 로 규정하고 그 범  안에서만 애정표

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임.

□ 주변의 심과 지지

  - 가족이 이성친구와의 만남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은 이성교제와 

데이트에 해 정 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성친구와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고민이나 문제를 가족과 자연스럽게 상의하고 상담 받는 모습을 보임.

  - 일부 발달장애인들은 부모로부터 데이트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부모와 함께 데이

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에 한 불만을 특별히 토로하지는 않음. 하지만 

부모가 이성친구와의 데이트에 함께 참석하는 것에 한 불만이 없다고 하더라

도 둘만의 시간과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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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 의미

□ 심리정서  변화

  - 발달장애인은 이성교제를 통하여 기쁨이나 행복감 같은 정서  변화를 경험할 

뿐 아니라 이성친구와의 사귐에 해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스스로

에 한 뿌듯함과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함.

□ 사회성 발달

  - 이성친구와 사귀면서 타인에 한 배려심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문제행동을 표출

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데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선호도에 맞추어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결정기술과 선택기술을 자연스럽게 연습하기도 함.

□ 서로에 한 바람

  - 발달장애인은 이성친구에게 배려받기 원하고 상 방이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표 할 때 사랑과 애정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여성 발달장애인의 경우 상 방으로부터의 애정표 을 기 하는 마음이 두

드러짐.

□ 바람직한 계

  - 발달장애인이 이성 계를 지속하는데 있어 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 방에 

한 충실함으로 언 됨. 다시 말해서, 다른 이성에게 곁 질하거나 호의를 표시하

는 것에 해서  감정을 드러냄.

  - 이와 함께 그들은 책임감을 계유지에 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책

임감은 남녀가 행해야 하는 성역할로 규정하는 모습을 나타냄. 

3.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및 지원

□ 정 인 태도 

  - 부모  서비스 제공자들은 비장애인이 이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데이트를 하는 

것이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듯 발달장애인이 이성친구를 만나는 것도 발달의 



연구요약

xi

한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음. 그러나 부모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다소 보수 인 성

향을 나타냄. 

□ 발달장애인의 결혼  양육에 한 태도 

  - 부모들은 결혼에 해서 결혼 배우자의 장애여부에 따라 이  태도를 보 고, 

출산과 양육에 해서는 걱정과 두려움을 나타냄.

□ 장애정도가 태도에 미치는 향 

  - 발달장애인의 이성 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있어 발달장애인의 장애 정도

는 요한 요소로 인식됨. 즉 발달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심하면 그들의 성과 이

성 계에 해 덜 수용 인 것으로 나타남.

□ 학교  기 의 태도

  - 특수교사, 복지사의 경험에 따르면 학교나 장애인 련 기 들은 발달장애인의 

성  표 , 성  행동에 해 엄격한 규 을 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부모  련서비스 제공자의 지원과 역할

  -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를 지원하는데 있어 자신들이 

조력자, 상담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성 계에 필요한 다양한 기

술을 가르치고 있음을 언 함.

V. 결론 및 제언

□ 발달장애인은 주로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기 에서 이성친구를 만나는데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 의 수는 제한 이며 그 기 의 구성원들도 주로 비슷

한 래의 장애인인 경우가 많음. 이에 다양한 만남의 기회 제공을 한 여러 유

형의 모임과 활동을 조직하고 구성해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은 부모와 함께 이성친구를 만나 데이트를 하기도 하 는데, 이에 

한 불만이 없다 하더라도 둘만의 시간과 공간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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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들의 사이에서 그들만의 사 인 시간과 공간은 그들의 친 함을 더해 가는데 

요하며 그러한 사생활의 보호는 인간의 기본 인 권리이므로 이에 한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발달장애인은 이성교제 경험을 통해 정서 , 사회 으로 정 인 변화를 경험하

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행복감,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존감이 향상되기도 함. 

한 타인에 한 배려, 의사소통 기술, 자기결정 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우기도 

함. 이러한 에서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를 무조건 지하고 제한하기보다 인정

하고 지원해주기 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부모, 특수교사, 복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해 반 으로 정 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상 으로 보수 인 태도를 나타내며 발

달장애인의 장애가 심한 경우에도 이성교제에 해 거부 인 모습을 보임. 이는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 보장을 해 연령이 높은 부모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 부모는 발달장애인끼리의 결혼과 그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해서

는 회의 인 태도를 보 는데 이는 자녀의 출산이  다른 양육의 부담으로 다가

올 수 있다는 부모의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에 발달장애인이 가

정을 꾸리게 될 경우 그들의 독립 인 가정생활과 부모역할 수행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실제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이 올바른 성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그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 한 성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이성교제에서 발생하는 고민

이나 문제를 부모, 특수교사, 복지사와 상담하고자 할 때 그들이 상담가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해 그들의 역량 강화를 한 교육도 제공할 필

요가 있음.



연구요약

xiii

□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태도 변화는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를 보장하기 한 

학교와 기 의 실제 인 지침의 개발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부모나 서비스 

제공 기 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성과 련한 실제 인 지침을 개

발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사회  편견을 해소하고 성  권리를 보장하기 한 교

육  사회인식개선을 극 으로 행할 필요가 있음.   





 

Ⅰ. 서    론





Ⅰ. 서론

3

Ⅰ.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은 그 동안 성과 련하여 무성 인 존재로 생각되거나 이와는 반 로 과도

하게 성  집착을 보이는 존재로 극단 인 이  기 을 통해 분류되어 왔다. 이에 

더하여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성 인 발달과 이해수 이 낮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라고 사회 으로 각인되어 왔다. 

사회  편견 속에서 발달장애인은 그 동안 이성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독립 인 

주체라기보다는 주로 가족이나 문가들에 의해 보호와 돌 을 받아야 하는 상으

로 분류되어 왔다. 이러한 의존성과 종속성은 발달장애인들을 독립 이고 자율 인 

성인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유병주, 2000).

 사회에서 성담론이 증가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이성 계에 한 사회  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가 본인 스스로 결정의 주체가 되는 당사

자주의가 강조되면서 발달장애인이 인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향유해야만 하는 사랑

과 련한 자기결정 권리에 한 사회  성찰이 맹아 으로 시작되고 있다.    

 인간의 생애과정에서 이성과의 만남은 자신의 자아, 감정, 몸에 한 심과 결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자기 존 과 자존감 형성에 요한 근원이 된다. 동시에 이

성과의 만남은 계의 기술과 상황에 한 성찰을 수반하여 인간 계에 한 통찰과 

실천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주요한 생애사건이 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에게 이성

계 실천은 로맨틱한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기본 인 인간의 사랑과 성에 한 권

리를 구 하고, 자기결정의 지평을 확장하며, 사회  기술을 체득한다는 사회  의미

를 지닌다.  

이러한 실  욕구는 19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발달장애인 지원  권리

보장에 한 법률(안)」에 반 되어 있다. 제7조는 발달장애인이 가정을 이룰 권리를 

국가가 장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에서 발달장애인의 결혼에 한 조문은 발

달장애인을 독립  주체로서 그리고 이성 계를 릴 수 있는 성  권리자로서 명시

했다는 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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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이성 계에 한 연구는 그 사회  심도에 비해 그 동안 

활발히 수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회  측면에서 이성 계라는 주제가 유교  

념이 강한 한국 상황에 수용되기 어려웠다는 과 발달장애인의 출산으로 인해 사

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반 한다. 한 연구의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은 

연구자의 질문을 이해하기 힘들며 자기표 과 진술에서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연구

상으로서는 하지 않다는 편견이 작용해 왔다(정진옥, 2007).  

성인기 삶에서 이성 간의 사랑은 매우 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러한 편견으로 인하여 발달장애인 성인의 이성 계에 한 연구는 반 으로 활

발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도 그들 나름의 이성 계에 한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에서 

부여하는 이성 계의 의미와 그들의 경험을 고찰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

서는 발달장애인이 성 으로 무지하거나 과도하게 성에 집착한다는 사회  편견을 

넘어서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발달장애인 스스로 이성 계에 한 질서를 구성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목 은 발달장애인 이성 계에 한 의미와 실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성 계는 지극히 개인 인 신체  친 감과 심리  친 감을 모두 포함하는 주

 생각과 느낌에 기 한다. 개인들이 이성 계에서 어떤 경험과 의미를 가지고 있

는지를 가늠하기 해서는 표본들의 일반 인 경향성을 찾으려는 양  방법론 보다 

상의 의미와 본질에 근하는 질  연구방법이 합하다(Berg, 1998: 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  연구 방법  심층면   FGI를 실시하 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에 한 심층면 을 통해 이성 계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고, 경험되고, 생성되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발달장애인 이성 계에 한 완숙한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 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들과 계가 있는 부모  서비스 제공자를 보조 정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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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로서 선정하 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삶에 직 이고 구체 으로 

존하면서, 특히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이성 계에 한 가치와 태도를 결정하는데 유

의미한 향을 다고 여겨지는 사람들(Rowe & Savage, 1987, 정진옥, 71에서 재

인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 정보제공자인 부모  서비스 제공자에 한 심층면

  FGI를 실시하여 발달장애인 이성 계에 해 층 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2013년 9월 16일에서부터 10월 3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수

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들의 이성 계에서 정 인 측면을 재 하는 

것에 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 다. 일반 으로 발달장애인의 성과 이성교제에 있

어서 성폭력, 문제 행동 등과 같은 이슈가 요한 분석 상이 되기도 한다. 이로 인

해 발달장애인에 한 성과 련해서 부정 인 인식과 편견이 사회 으로 지배 이

다. 따라서 본 연구가 발달장애인 이성 계와 련된 출발선에 있는 연구라는 에

서 발달장애인 이성 계의 자연 인 상과 정 인 요소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3.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이성 계  성과 련한 장 문가를 심으로 자문

원 4인과 감수 원 2인을 구성했다. 자문 원과 감수 원은 방법론  발달장애인 

진술의 해석 방향에 한 검토를 했고 이를 토 로 연구자는 내용을 발 시킬 수 있

었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이성 계의 의미와 실제를 드러내고자 이성 계에 

한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6인을 심층면 하고 보조 정보제공자로서 자녀

의 이성 계에 한 성찰성이 높은 부모 4인, 당사자들의 이성 계에 한 이해와 

찰경험이 풍부한 서비스 제공자 6인을 선정하여 심층면   FGI를 실시하 다. 

이러한 본 연구의 수행 차를 다음과 같이 <그림 1-1>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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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 기간 : 2013. 8
○ 내용
  - 자료 수집 및 분석

질문지 구성
○ 기간 : 2013. 8. 9
○ 내용
  - 당사자용 질문지 구성
  - 부모용 질문지 구성
  - 서비스 제공자용 질문지 구성

연구진 구성
○ 기간 : 2013. 8
○ 내용
  - 공동연구진 섭외･조직

당사자･부모･서비스 제공자 인터뷰
○ 기간 : 2013. ~10
○ 내용
  - 당사자 심층면접
  - 부모 심층면접 및 FGI
  - 서비스 제공자 FGI

보고서 집필
○ 기간 : 2013. 10-12
○ 내용
  - 보고서 집필

자문회의･감수
○ 기간 : 2013. 12
○ 내용
  - 자문회의 검수
  - 감수위원 검수

보고서 발간
○ 기간 : 2013. 12
○ 내용
  - 보고서 발간 완료･배포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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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1) 발달장애인의 성(Sexuality)을 둘러싼 관점

성(Sexuality)은 계속되는 논쟁의 역이며, 발달장애인의 성은 그 논쟁을 더욱 복

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논쟁은 1614년 지 장애에 

한 의학  진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진단에 따르면 지 장애의 원인은 ‘성  쾌

락의 탐닉’이었다(Wade, 2004). 장애에 한 이러한 잘못된 이해의 결과 발달장애인

은 성도착자 혹은 성 으로 문란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형성되기 시작하 고 그들의 

성  권리는 완 히 무시되었다.

이는 19세기 우생학 운동(Eugenics Movement)으로 더욱 악화되었는데, 우생학은 

발달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제 로 양육하지 못할 것이며, 

결혼과 부모가 갖는 법  책임감을 이해하기 어렵고, 자녀와 한 계를 형성하

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러한 사회  분 기 속에 1927년 

법원은 버지니아주의 불임법을 옹호하면서 17세 소녀에게 강제로 행해진 불임수술을 

정당화하 고 이는 발달장애인의 강제 불임수술을 합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

고 이러한 우생학에 한 잘못된 믿음은 1960년 까지도 계속되어 당시 미국의 18개 

주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결혼을 지하기까지 하 다(Wade, 2004). 한 이 시 의 

발달장애인은 형시설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곳은 개인  공간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었으며 그 곳에서의 성  행동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 로 취 되었다

(Kempton & Khan, 1991). 이처럼 20세기 반까지도 발달장애인의 성은 인간의 기

본  권리로서 인정받지 못하 다.

1970년  들어서면서부터 발달장애인의 인권은 서서히 주목을 받기 시작하 는데, 

특히 Wolfenceberger의 정상화 운동(normalization movement)은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 보장을 해 한 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함을 주장하 다. 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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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그룹홈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성에 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그들의 성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요한지

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 히 발달장애인을 한 성교육 정책은 미비하 고 

그들의 성  권리에 한 차별은 사회 으로 만연하 다(Wolfe & Blanchett, 2000).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와 정상화 운동은 1990년  그 정 을 맞이하 는

데, 이 시기동안 장애인 차별 지 법률들이 제정되기 시작하면서 발달장애인도 비장

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려야 함을 법 으로 보장하 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은 더 

이상 강제불임수술, 오스러운 재(intervention), 과잉통제의 상이 아니라 비장애

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권리를 인정받으며 삶의 다양한 역에 의미 있게 참여하고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 지 법률과 정상화 운동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선택의 

기회를 향상시켰다할지라도 이것이 발달장애인의 자유로운 성  표 , 동료와의 우

정, 이성 계로까지 확장되었는지에 해서는 아직 의문이 든다(Bambara &  

Brantlinger, 2002). Hinsburger와 Tough(2001)에 따르면 부분의 장애인들은 여 히 

성교육에 참여할 권리 혹은 성  표 에 참여할 기회에 해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고 한다. 를 들어, Oliver 외(2002)는 발달장애인과 일반인의 다양한 애정표   모

습을 담은 사진( , 손잡기, 키스, 자 행  등)을 일반인에게 보여주고 어느 정도까

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인의 결혼, 출산에 

해서는 매우 수용 인 태도를 보 지만 발달장애인에게는 그 지 않았다. 이러한 

비수용 인 태도는 Lesseliersm와 Van Hove(2002)의 연구에서도 드러나는데, 발달장

애인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들은 가족 혹은 기  서비스 제공자로부

터 결혼에 필요한 지원을 제 로 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 결혼은 발달장

애인의 지능지수와 련이 있었는데 지능지수 50이하인 발달장애인들  결혼을 했

거나 동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Mary & Simpson, 2003). 이는 발달장애인의 

정신연령을 성  발달의 단 기 으로 삼아 그들은 성 으로 발달하지 않거나 심

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의 잘못된 편견(Wade, 2004)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

직도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는 완 하게 존 받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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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

발달장애인의 성  표 에 한 동등한 권리는 다양한 법률들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먼  장애인 평등권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로 장애인

의 동등하고 완 한 시민권을 인정하고 있다(Rioux & Prince, 2002). 미국의 경우는 

1963년 미국인 권리장 을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

고, 1973년 재활법에서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을 강조하면서 교육, 사생활, 결혼에 

한 선택 등과 련된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 다. 특히, 성 정보와 성교육 원회

(Sexuality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SIECUS)는 최

근 성별, 인종, 장애의 여부와 상 없이 모든 사람은 성  성 건강과 련한 올바른 

정보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 다. 이와 비슷하게 스페인의 성 권리 선

언문(Instituto de Sexologia y Psicoterapia Espill, 1997)은 성별, 연령, 인종, 사회계

층, 종교와 상 없이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언 하면서 성  평등에 

한 권리를 강조하 다. 즉, 이 선언문은 장애의 여부와 상 없이 모든 사람은 성 건

강에 한 권리, 성에 한 객 이고 실제 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성교육을 받

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UN,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연합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발달장애

인의 성  권리에 심을 보이며 그들의 성을 경험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2002년 세계 성 건강 연합(World Association for Sexual Health)이 

발표한 성 권리 선언문에 따르면 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의 한 부분으

로 성의 발달은 다른 사람과의 애정, 감정표 , 사랑과 같은 기본  요구를 충족시킬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한 성  권리는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자유, 존엄,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보편  권리이다. 

최근 UN에서 발표한 장애인인권 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제 23조 ⌜가정과 가족을 한 존 ⌟에서

는 결혼 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은 배우자의 동의하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 연령에 합한 

정보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해 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이

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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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애인권리 약비 동의안(The United Nations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993)의 제9항은 장애인

이 성을 경험할 기회가 박탈 되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성  계, 결혼, 양육에 해 

존 해주어야 함을 언 하 다. 한 장애인이 결혼 혹은 가족을 이루면서 겪는 어

려움 고려하여 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가족계획에 있어서도 비장애인과 동등

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함을 명시하 다. 특히 장애여성의 결혼과 성, 자녀 양육에 

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 인 태도를 변화시키기 한 정책을 증진하고 매체

가 이러한 부정 인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

3)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부모 및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발달장애인의 주변에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가족, 교사, 복지사 등이 

지니고 있는 태도나 가치 은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와 성 련 의사결정에 막 한 

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가족구성원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정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그들은 발달장애인에게 한정된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거나(Cristian, Stinson, 

& Dotson, 2001; McCarthy, 1998) 성에 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Hinsburger & Tough, 2002) 개인공간을 허락하지 않고(Di Giulio, 2003; Hinsburger 

& Tough, 2002) 이성과의 만남 제한시킬 수 있다(Di Giulio, 2003). 이에 본 장에서

는 발달장애인의 가족  서비스 제공자들이 장애인의 성에 해 어떠한 태도와 가

치 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모의 태도

부모의 태도는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  성  발달과 한 련이 있다. 즉 

부모의 부정  태도는 발달장애인의 자아를 손상시킬 수 있고, 성에 한 두려움 혹

은 불안함을 야기하며 불건 한 성  행동을 지속시킬 수 있다(Hinsburger & 

Tough, 2002). 그러나 부모는 일반 으로 자녀의 임신, 강간, 성폭력 등에 한 막연

한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Hinsburger & Tough, 2002) 체 으로 정 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성교제에 해 수용  입장을 보이고 있다(Evans, McGuire, & 

Carley, 2009).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에 비해서는 보수 인 경향이 있는데, 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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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성에 한 태도를 설문조사한 Evans 외(2009)는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53%가  

발달장애인과 성에 해 함께 이야기를 나 는데 반해 부모는 29%만이 이야기를 나

다고 보고하 다. Cuskelly와 Bryde의 연구(2004) 한 부모가 서비스 제공자보다 

더 보수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는 자녀의 성에 

해 덜 수용 이었다. 한 그들에 따르면 부모는 발달장애인의 출산과 양육에 

해서는 더 보수 이었다. 발달장애인의 출산이나 양육에 한 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입증되고 있는데 (Evans 외, 2009; Lofgren-Martenson, 2004), 이

는 부모가 가진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Richard 외, 2009). 세 명의 어머니를 

상으로 심층면 을 실시한 Swango-Wilson(2009)은 발달장애 자녀가 출산을 하면 

손주도 돌보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부모들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보고하 다.

한편, 부모의 태도는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 는데, Evans 

외(2009)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모들  등도  도 발달장애인의 결혼

을 허락한 부모는 아무도 없었다.

(2)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서비스 제공자들의 태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차 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1970년

 후반부터 1980년  반까지의 연구들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발달장애인의 성에 

해 회의 이고 이야기하기 불편해한다고 보고하고 있다(Haavik & Menninger, 

1981; Mitchell, Doctor, & Butler, 1978; Saunders, 1979). 그러나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의 연구들은 서비스 제공자들의 태도가 조 씩 정 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Adams, Tallon, & alcorn, 1992; Toomey, 1989; Murray & Minners, 

1994) 이러한 변화는 모든 사람의 성에 한 사회 반의 인식 변화를 반 한 것으

로 여겨진다(Yool, Langdon, & Garner, 2003). 

최근 들어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태도는 상당히 수용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Griffiths & Lunsky, 2000) 여러 연구자들은 그들이 발달장애인을 

성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Bazzo, Nota, Soresi, Ferrari, & Minnes, 

2007; Cuskelly & Bryde, 2004; Gilmore & Chambers, 2010; Meaney-Tavares & 

Gavidia-Payne, 2012). 를 들어, Christian 외의 연구(2001)는 복지사의 부분이 발

달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은 성  욕구를 지니고 있고, 성  표 의 기회를 제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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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 연구에 참여한 복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성

 표 을 지원하거나 성교육을 실시하는데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Wilkenfeld와 Ballan(2011)도 특수교사와 복지사를 상으로 심층면 을 실시한 결과, 

그들은 성을 인간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성  표 과 성교육

에 해 정 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서비스 제공자의 거부  반응이 차 사라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Griggiths & Lunsky, 2000) 그들이 지닌 태도는 나이(Aunos & 

Feldman, 2002; Oliver 외, 2002; Plaute, Westling, & Cizek, 2002), 근무기 (Bazzo, 

Nota, Soresi, Ferrari, & Minnes, 2007; Plaute 외, 2002)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Cuskelly와 Bryde(2004)는 서비스 제공자들을 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태도

를 설문조사하 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더 보수 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60세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가장 보수 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서비스 제공자의 

근무기 과 련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성 계에 해서 복지사들이 특수교사보다 더 

수용  태도를 보 으며(Parchomiuk, 2012), 복지사와 특수교사가 부인과 의사보다 

상 으로 더 자유로운 태도를 보여주었다(Plaute 외, 2002).

한 교사, 복지사들의 태도는 발달장애인의 성  행동의 범 에 따라서도 그 차

이가 나타났는데, Owen 외의 연구(2000)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성  행동이나 친

감의 정도가 증가될수록 서비스 제공자들의 수용  태도는 감소되었다. 이는 Yool 

외의 연구(2003)에서도 입증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자들은 장애여부와 상 없이 모

든 사람의 성  욕구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직 인 성 계(sexual intercourse)에 

해서는 상 으로 덜 수용 인 반응을 보 다. 한 발달장애인의 출산과 양육에 

해서도 회의 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Cuskelly & Bryde, 2004; Oliver 외, 

2002; Parchomiuk, 2012). 

몇몇 연구들은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가 서비스 제공자들의 인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그들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성 표 , 출산  양육에 해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경향이 있다. Wolf(1997)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행정가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를 통해 그들은 도장애학생에 비해 등도 장애학생의 성 행

동에 해 더 수용 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 하 다. 이와 비슷하게 Evan 외의 

연구(2009)도 서비스 제공자들의 반 정도가 경도 장애학생의 결혼은 찬성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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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애학생의 결혼에 해서는 거의 찬성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발달

장애인의 출산  양육에 한 태도도 장애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서비스 제공자들은 출산이나 양육에 회의  태도를 보여주

었다(Christian 외, 2002; Yool 외, 2003).

4) 발달장애인의 성교육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사회  인식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그들에게 

제공되는 성 련 정보와 성교육은 제한 이어서 그들은 성에 한 지식을 음란한 

서 , 동 상,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다(Kijak, 2011). 결과 으로 그들의 성지식은 부

족하거나 부정확하며 왜곡되어 있기조차 하다(Isler, Beytut, Tas, & Conk, 2009; 

McCabe, 1999; McCabe & Cummins, 1996; Swango-Wilson, 2011). 이에 발달장애인

의 성  권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그들에게 합한 성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특성  발달수 에 맞추어 개발된 성교

육 로그램을 통해서만 그들은 일반인과 동등한 성  권리를 릴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에 본 장에서는 최근까지 발표된 성교육 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발

달장애인에게 제공된 성교육 내용  성교육의 효과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3년 재까지 발표된 성교육 련 문헌은 국내논문 총 4편, 국외논문 총 18편

으로 국내에서 발표된 성교육 련 논문은 상 으로 무나 소수 다. 한 국외

에서는 1980년  반부터 성교육 로그램이 꾸 히 개발되고 연구되는 반면 우리

나라에서는 2000년 반에 2편, 2010년 이후 2편으로 성교육에 한 연구자들의 

심이 아직 부족하며 한 지속 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2-1] 성교육 련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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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발표된 선행연구 총 22편의 성교육 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

음과 같이 5가지의 핵심 인 주요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몸의 주인의식, (2) 

신체발달, (3) 생, (4) 임신과 출산, (5) 성학  방, (6) 이성 계. 각 역별로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몸의 주인의식

몸의 주인의식은 자신의 몸에 한 권리를 이해하는데 기 가 되는 것으로 성교육

의 요한 내용으로 고려되고 있다(Wolfe, 1998). 그러나 성교육 로그램  총 4편

만이 세상에서 가장 요한 사람은 ‘나’라는 것을 설명해 주거나 자신과 타인의 차이

을 알고 자신의 소 함을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있었다(김유리, 2013; 김황요, 채말

임, 2011; Lee & Tang, 1998; Singer, 1996). 

(2) 신체발달

부분의 성교육 로그램은 사춘기, 남녀 신체발달, 남녀 생식기 기능에 한 설

명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연령에 따른 남녀 신체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생식

기 의 명칭과 그 기능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일반 신체부 와 성  신체

부 (private body-parts) 치와 함께 정확한 이름을 설명하는 로그램은 총 3편(김

유리, 2013; Lumley et al., 1998; Haseltine & Miltenberger, 1990)에 불과하여 성  

부 의 명칭에 한 교수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3) 생

많은 성교육 로그램은 발달장애 학생에게 남녀 생식기 의 청결, 성병 방, 생

리 등과 같은 생개념을 교수하 으며, 자 행 , 동성연애에 해 교수하는 로그

램도 하나 있었다(Garwood & McCabe, 2000). 그러나 해외연구와 달리 국내연구에

서는 이러한 내용을 교수하는 로그램이 한 편밖에 없었다(이 혜, 김정옥,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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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과 출산

부분의 성교육 로그램은 임신, 출산, 피임법에 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아이가 생기는 과정, 임신 동안 몸의 변화, 피임의 개념과 종류에 한 설명을 

제공하 다. 그러나 피임방법에 한 구체  설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5) 성학  방 기술

발달장애인이 성  험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해서는 먼  성학  상황

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상황을 회피하고 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Lumely 외, 1998). 이 기술들  성학  상황을 단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  기술로 부분의 성교육 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이다. 다시 말해서, 거의 모든 성교육 로그램은 다양한 험상황의 이야기를 들려

주거나( , Lee & Tang, 1998) 비디오를 보여주고( , Khemka, 2000) 안 한 상황과 

험상황을 구별할 수 있도록 교수하 다. 성교육 로그램들은 한 성 으로 험

한 상황을 피하는 방법( , ‘싫어요’라고 말하기, 도망가기)에 해서 설명하고 이러

한 기술을 역할극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 다. 

성학  방 기술에서 가장 요한 기술은 보고기술(reporting skills)로 발달장애인

이 자신의 경험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으면 성학 는 반복해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교육 로그램은 발달장애인에게 험상황을 반드시 보고할 필

요가 있음을 가르쳐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지님을 고려하여 험상황을 분명하게 달할 수 있도록 한 어휘를 지도해야 한

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성교육 로그램은 험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만을 강조

할 뿐 그 상황을 묘사하는데 필요한 어휘에 한 교육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드

러났다. 한 신고기 (믿을만한 사람)의 구체  목록, 성학  사실에 한 비 을 조

건으로 을 받더라도 꼭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 로그램은 

매우 소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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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성교제 

발달장애인이 일반인과 비슷한 성 욕구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건강하고 

친 한 이성 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보인다(Duke & McGuire, 2009). 그러므로 성교육

의 주요 역으로 이성교제와 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Guilio, 2003; Swango- 

Wilson, 2011). 

지 까지 성교육 로그램은 이성교제와 련하여 데이트 기술을 교수하는데 

을 맞추고 있다(Lindsay 외, 1992; Mueser 외, 1987; Valenti-Hein외, 1994). 좀 더 구

체 으로 살펴보면 데이트 기술 로그램은 데이트 신청하기, 데이트 거  받아들이

기, 데이트 장소와 시간 정하기, 다른 사람의 감정 이해하기, 자신의 감정 표 하기 

등과 같은 기술들의 교수를 포함한다. 그러나 해외연구와 달리 국내연구에서는 이러

한 내용을 교수하는 로그램이 한 편도 없었다. 더욱이 해외연구에서도 이성교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나 이성친구의 과도한 성 표 에 하게 처하는 

법 등을 설명하는 로그램은 하나도 없었다.  

<표 2-1> 성교육 로그램

자 연구 참여자 로그램 내용 교수방법 연구결과

Caspar & 

Glidden (2001)

성인 12명 남녀 생식기 기능, 피임, 성병, 생

리주기, 다양한 계에서 한 

행동

강의, 그림자료, 유인물, 

비디오

성지식 향상과 성에 

한 정  태도

Foxx 외(1984) 성인 6명 칭찬 주고받기, 사회  상호작용 

참여, 의 갖추기, 비  수용, 

갈등상황에 처, 질문 주고받기

역할놀이 이성 계에서 6가지 

사회성 기술 향상

Garwood & 

McCabe (2000)

장애아동과 

장애성인 6명

신체부 , 임신과 출산, 피임, 

성 계, 성병, 에이즈, 자아개념, 

자기몸 인식, 생이주기, 감정, 

이성 계  우정

강의, 토론, 그림자료, 

비디오

성지식 향상과 성에 

한 정  태도

Egemo-

Helm 외 (2007)

장애성인 4명 성 부 , 성학  방 기술 강의, 역할극, 

시청각자료

성학  방 

기술향상, 유지,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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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구 참여자 로그램 내용 교수방법 연구결과

Haseltine &

Miltenberger

(1990)

장애성인 8명 신체부 (성 부 ), 성학  방 

기술

강의, 토론, 

역할극, 시청각자료

성학  방 기술 

향상, 유지

Khemka (2000) 장애성인 36명 성학  방 기술 강의, 시청각자료 성학  방 기술 향상

Khemka, 

Hickson, & 

Reynolds (2005)

장애성인 36명 성학  방 기술 강의, 토론, 

역할극, 시청각자료

성학  방 기술 향상, 

유지

Lee, McGee, & 

Ungar (2001)

장애아동 50명 성학  방 기술 토론, 역할극, 

시청각자료

성학  방 기술 

향상, 유지

Lee & Tang 

(1998)

장애아동 72명 몸의 주인의식, 성 부 , 

성학  방 기술

강의, 역할극 성학  방 기술 

향상, 유지

Lindsay 외

(1992)

장애성인 6명 신체부 , 출산, 피임, 결혼 성병 방, 

사회  계, 사춘기, 데이트

강의, 역할놀이, 비디오, 

슬라이드

성지식 향상

Llewellyn &

McLaughlin 

(1986)

장애아동 10명 성학  방 기술 역할극, 시청각자료 성학  방 기술 

향상, 유지

Lumley 외 

(1998)

장애성인 6명 성 부 , 성학  방 기술 강의, 역할극 성학  방 기술 

향상, 유지, 일반화

McDermott 외 

(1999)

장애아동과 

장애성인 

252명

신체부 , 피임, 성병, 생, 양, 

사회  계, 자존감, 건강 리, 알

코올·담배·약물 독 방, 학 방

강의, 그림자료, 실물 성지식향상

Miltenberger 외 

(1999)

장애성인 5명 성 부 , 성학  방 기술 강의, 역할극 성학  방 기술 

향상, 유지, 일반화

Mueser  외 

(1987)

장애아동과 

장애성인 10명

데이트신청, 데이트거  수요, 데이

트 장소와 시간정하기, 타인의 감

정이해, 자신의 감정표

강의, 토론, 역할극 데이트기술 향상

Plaute 외

(2002)

장애아동과 

장애성인 

200명

신체부 , 임신, 출산, 피임, 성병, 

생, 이성 계, 사랑, 결혼, 자 행

, 성 계, 동성연애

토론, 그림자료, 유인물, 

그룹활동

성지식 향상

Singer (1996) 장애성인 7명 몸의 주인의식, 성학  방 기술 강의, 역할극, 

시청각자료

거 기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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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구 참여자 로그램 내용 교수방법 연구결과

Valenti-Hein 외 

(1994)

장애아동과 

장애성인 13명

데이트신청, 데이트거  수요, 데이

트 장소와 시간정하기, 타인의 감

정이해, 자신의 감정표

강의, 토론, 역할극 데이트기술 향상

김유리 (2013) 장애아동 4명 성학  방 기술 강의, 시청각자료, 

역할극

성학  방 기술 

향상, 유지, 일반화

김황용, 채말임 

(2011)

장애아동 5명 몸의 주인의식, 신체부 (성 부 ), 

성학  방 기술

강의, 토론, 역할극, 

시청각자료

성  험행동 감소, 

유지

박용숙, 박승희

(2002)

장애아동 4명 성학  방 기술 강의, 토론, 역할극 성학  방 기술 

향상, 유지, 일반화

이 혜, 김정옥

(2003)

장애아동과 

장애성인 52명

성 부 , 성학  방 기술 강의, 역할극, 

시청각자료

성폭력 방 지식 

향상

최근까지 발표된 성교육 련 국내문헌과 해외문헌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은 성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후 그들의 성지식  성태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

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이성 계, 결혼, 출산 등과 련하여 명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어 성교육이 정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을 한 성교육 로그램이 지속 으로  개발되고 제공되어

야 함을 시사한다.

5) 소결 

역사 으로 발달장애인은 성 으로 충만한 삶을 리지 못하 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는 발달장애인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

음을 인식하지 못하 고 이에 한 심도 없다고 믿어 왔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발달장애인을 원한 아이로 여겨 무성  존재(asexual beings)로 생각하거나 성 으

로 문란하고 충동 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비록 정상화와 탈시설화 운동이 

사회의 잘못된 편견과 무지를 변화시키는데 향을 미치기는 하 지만 여 히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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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향한 왜곡된 태도로 그들의 성  권리는 완 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러한 사회  분 기 속에서 발달장애인은 이성교제와 같은 성  경험을 거의 하지못

하고 성교육 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제한 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발달장애

인을 해 개발된 성교육 로그램은 소수이며, 그와 련한 연구 한 미비하다. 이

에 다음 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를 보장하기 해 마련된 해외의 정책  

지침을 살펴보고 발달장애인을 해 개발된 성교육 로그램을 검토하여 발달장애인

의 성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성 련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한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2. 해외사례 

1) 성적 권리 관련 법률 및 정책 

(1) 미국

  미국은 Real Education for Healthy Youth Act (2013)에서 청소년에게 종합 인 성

교육 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방정부는 청소년과 학생을 한 종합 성교육 로그램을 재정 으로 지

원해야 한다. 2) 연방정부는 교육기 (유치원-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성교육 담당

교사에게 교사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 인 지원을 해야 한다. 3) 종합 성교육 

로그램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기술, 안 하고 건강한 계, 원하지 않는 임신 

방, 에이즈, 성병, 데이트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여 학

생들이 책임감 있고 건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각 주별로 성교육에 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로리다주 발

달장애 원회(Florida Developmental Disanilities Coundil: FDDC)의 발달장애아동 

 청소년에 한 성교육 지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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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로리다주의 발달장애인을 한 성 련 정책

지침 내용

동의 결정

･ 사랑하는 계에 있는 두 성인의 동의와 함께 이루어지는 성 표 은 자연스러

운 것이고 삶의 정 인 경험으로 받아들임

･ 강압 인 성행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도 요하지만 동의한 성인이 애정

계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능력을 막는 것 한 험함 

학생 교육
･ 장애 정도와 상 없이 공식 인 사회-성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 교육은 비

편견 이고 구체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함

교사와 부모 

교육

･ 련 기  는 학교는 발달장애 학생에게 성교육을 제공하는 교사와 부모(보호

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함

비규범 인 

성  표

･ 교사는 발달장애 학생의 자 행 , 노출, 음란하고 외설 인 언어표  등을 포

함하는 비규범 인 성  표 을 발견하게 될 경우 학생의 행동변화에 도움이 

되는 가능한 지지 인 환경과 교육 인 기회를 제공해야 함

데이 (Dating)
･ 데이 은 성장의 정상 인 한 부분이므로 심을 보이는 청소년에게는 데이

과 련한 한 교육을 제공해야 함

서로 동의한 

성  행

･ 손잡기, 포옹, 키스와 같은 성행 들은 동의를 나타낸 두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정상 인 성  표 이며 기쁨과 인간  친 함의 요한 경험으로 여겨야 함

출산 조

･ 법  연령에 이르고,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든 성인은 그들 자신과 

트 에게 합하고 안 한 방법으로 성 행 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들

에게 출산 조 과 피임에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성병 방

･ 콘돔이 성병의 방과 피임을 한 유일한 검증된 방책이지만 발달장애인들

에게 이것이 항상 실제 인 것은 아니므로 성 행 를 시작하는 기 단계에 있

는 그들에게 합한 방법에 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임신

･ 성  표 에 한 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하더라도 발달장애인

의 임신은 언제나 가능함을 인식하고 자녀출산은 인간의 기본 인 바람이라는 

것을 존 해주는 것은 요함

(2) 국 

  국 Brighton & Hove시 원회는 장애인의 성과 련하여 아래 <표 2-3>과 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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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Brighton & Hove 시 원회의 장애인의 성 련 정책

주제 내용

계와

성 건강

･ 모든 장애인은 계를 완 히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다양한 수 의 성  

표 을 선택할 권리를 가짐

비 보장
･ 학  는 학  험성을 갖지 않는다면 장애인은 계와 성에 한 그들의 정

보가 구에게 공유되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지원
･ 계와 성 건강에 한 지식, 기술, 자원 등을 련인으로부터 지원 받을 권리

를 가짐

보호 ･ 신체 , 성 , 정서  학 의 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짐

여러 기 의 

력
･ 여러 기 으로부터의 력 인 지지를 받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짐

가족, 

양육자와의 력
･ 가족이나 양육자와의 력은 필수 임

정보제공 ･ 계와 성 건강 련 필요한 정보에 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성 건강
･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성 생활을 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성 건강 

리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거 할 권리를 가짐

(3) 아일랜드

  1997년부터 아일랜드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and 

Assessment: NCCA)의 건강 교육 로그램(Social and Personal Health Education)을 

통해 계와 성교육 정책(Relationship and Sexuality Education: RSH)을 의무화하고 

있다. 계와 성교육 정책(RSH)은 청소년이 계를 이해하고 발 시킬 수 있도록 돕

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동시에 성에 한 이해 증진, 생식에 한 지식  존 하는 

태도, 도덕 이고 사회 인 통념 안에서 성 인 욕구에 한 태도와 가치를 발 시

키는 것을 돕는다. 성공 인 계와 성교육 정책(RSH)의 요소는 표<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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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아일랜드의 계  성 교육 련 정책

요소 내용

리더십

･ 학교의 모든 구성원과 리자가 RSH 로그램에 해 심을 가지고 지지

하며, RSH 로그램 담당자가 RSH 교과목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함

학교 체의 

지원

･ RSH 로그램에 한 강한 목표의식과 함께 부모, 교사의 력을 통해 공감

를 형성하고 로그램을 보완해야 함

계
･ 학생들 간의 계  우정에 을 맞추고 성 인 욕구에 한 기본 인 

이해를 돕는 것을 강조함

효과 인 

교육자료

･ 아일랜드 가족계획연합이 개발한 성에 한 지침서는 부모가 자녀를 직  

가르치거나 학교에서 교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사춘기의 

신체 , 감정  변화를 구체 이면서도 쉬운 형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목 으

로 함

･ 부모나 교사가 당황스러운 질문에 해 답하는 것을 도와

래를 매개로 

하는 교육

･ 아일랜드 가족계획연합이 운 하고 있는 래 집단 성교육 로그램은 사회

 는 성 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성 건강 재의 선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 성 건강에 한 동등한 치에서의 이러한 근은 정 인 집단행동 규범

을 만들고 에이즈와 성병의 험, 임신율을 낮추는 효과 인 방법임

부모의 참여

･ ‘편안하게 말하기’ 로그램은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성  성 의식에 해 

이야기하는 것을 비시키는 로그램으로 부모와 양육자가 가정에서 

한 성교육을 실행하고 성과 계에 한 교육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장려함

(4) 호주

  호주는 내용에 있어 종합 이면서 발달단계에 따라 구체 으로 개발한 성교육 

로그램을 각 주별로 용하여 의무 으로 가르치고 있다. 

 ① 빅토리아주 공립학교 정책

  빅토리아주의 Government School Reference Guide는 모든 빅토리아주 내의 공립

학교를 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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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육은 성 건강, 서로를 존 하는 계를 한 통합 인 교육이다.

･ 성교육은 지식, 기술, 행동에 해 이루어져야하며, 학생들이 책임감 있고 안 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성교육은 학교 차원의 로그램, 지역사회 건강단체  복지단체, 부모가 그 책임을 공유한다.

･ 가장 효과 인 성교육 로그램은 학교차원의 학습 모델(Whole-school Learning)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학교(교실, 학교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의 맥락 속에서 학생의 학습을 

바라보는 근이다.

･ 성교육은 발달 으로 합해야하며 등학교, 등학교,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어

야한다.

･ 등학교 로그램은 등학교에서 제공되는 로그램을 한 필수 인 기 를 제공하며, 

성교육을 해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과 양은 학생의 연령에 따라 구성된다.

 

  빅토리아주의 Government School Reference Guide가 제안하는 성교육에 있어서의 

최선의 실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서로 존 받는 계를 만들어가는 방법과 잠재 으로 불리한 결과에 한 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 책임감 있고 안 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학생의 성취에 해 평가하고 보고한다.

･ 방에 을 맞춘 종합 인 증거기반 근을 반 한다.

･ 성 건강을 포함한 건강에 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회  상황을 인식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련 정책, 지침, 학생 복지에 한 실제, 부모와 지역의 건강 단체  복지단체와의 력을 

통하여 학습하고 가르치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총체 인 근을 취한다.  

･ 학생의 성별, 성  취향, 문화, 종교, 장애 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에 합한 정책과 

로그램을 제공한다.

･ 성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기 해 교사와 다른 학교 계자의 문 인 연수와 력 

지원을 다룬다.

･ 일반 인 학교 장에 문 인 연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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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빅토리아주의 장애인 성, 성 건강 련 정책

  2006년 빅토리아주의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는 계의 개발, 

성에 한 탐구와 표 , 성 련 정보와 서비스에 한 근에 있어 장애인이 부딪

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을 한 계와 성, 성 건강에 한 정책과 가이드 

라인을 개발했다. 이 가이드 라인은 아래 <표 2-5>의 10가지 내용을 주요하게 다룬다.

<표 2-5> 호주 빅토리아주의 장애인의 성, 성 건강에 한 정책

역 내용

권리와 책임
･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동등한 법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법  권

리와 책임에 한 정보에 하여 권리를 가짐

가치와 태도 ･ 자신의 가치와 태도에 따라 표 하고 행동할 권리를 가짐

계 ･ 자신이 선택한 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사회  기술
･ 사회  기술을 강화하고 계를 개발, 유지하기 한 하고 지속 인 지

원을 받을 권리를 가짐

성과 

성 건강

･ 그들의 성에 해 탐구하고 표 하고 즐기며, 한 성 건강에 한 정보

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성학 로 부터의 

자유
･ 성학 와 성 착취 없이 계와 성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사생활 ･ 정서 , 신체 , 성  사생활을 존 받는 지원에 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비 보장 ･ 자신의 개인 인 정보를 비 로 다루어질 권리를 가짐

교육, 정보, 지원에 

한 근

･ 개인의 계, 성  필요 그리고 의사소통 요구에 한 근 가능하고 

한 교육  정보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짐

유능하고 

숙련된 서비스 

제공자

･ 계와 성, 성 건강의 문제에 해 유능하고 숙련되었으며, 지원을 능숙하게 

제공하는 련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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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념 내    용

인간 발달

･ 신체 , 정서 , 사회 , 지  발달의 상호 계에 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

･ 성  해부학과 생리학: 인간의 몸은 성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생식의 기능을 가짐

･ 사춘기: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겪는 신체 , 정서  변화의 경험을 

포 함

･ 생식: 부분의 사람들은 생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그것에 한 의사결정권을 가짐

･ 신체상: 자신의 몸에 한 상은 정서와 행동에 향을 미침

･ 성  취향: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이성 혹은 동성에 성  매력과 애정을 느끼기 시작함

･ 성 정체성: 생물학  성과 성  정체성은 그들이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데 요

한 역할을 함

계

･ 일생에 걸쳐서 주요한 역할을 함

･ 가족: 부분의 사람은 가족 안에서 양육되고 가족과 함께 삶

･ 우정: 우정은 일생을 통해서 요함

･ 사랑: 여러 유형의 사랑은 일생을 통해서 요함

･ 애정 계와 데이트: 데이트는 동료애와 친 함

･ 결혼과 일생의 책임: 두 사람이 그들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 필요함

･ 양육: 아이를 기르는 것은 많은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가장 보상  역할  하나가 

될 수 있음

2) 성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1) 미국 

 ① Guidelines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성 정보와 성교육 원회(Sexuality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SIECUS)가 개발한 종합 성교육에 한 지침(Guidelines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을 한 발달 이고 나이에 

합한 성교육의 기본 핵심에 해 분명하고 일 이며 간단한 6가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교육, 심리, 건강 분야 등의 문가들이 함께 모여 개발한 교재로 

매달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만큼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성교육 지침서이다. 이 지침서에서는 인간발달, 계, 개인기술 등 6가지 

주요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미국의 종합 인 성교육 지침의 주요개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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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념 내    용

개인 기술

･ 건강한 성은 구체 인 개인기술과 인 계 기술의 발달을 요구함

･ 가치: 가치는 인생의 목 과 방향을 설정해주고 행동을 이끌어 

･ 의사결정: 성에 한 책임 있는 결정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향을 미치기 때문

에 요함

･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타인과 정보, 감정, 태도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함

･ 자기주장: 타인의 권리를 존 하면서 감정과 필요를 의사소통하는 것임

･ 상: 논쟁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함

･ 도움요청: 가족, 친구, 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성 행동

･ 성은 인간의 요한 부분으로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을 표 함

･ 일생을 통한 성: 성은 삶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부분임

･ 자 행 : 자 행 는 자신의 성을 표 하는 한 가지 방법임

･ 공유된 성  행동: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을 표 함

･ 성  자제: 성 계를 자제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임신과 성병을 방하는 가장 효과

인 방법임

･ 성  반응: 여성과 남성의 몸은 성  자극에 비슷하게 혹은 다르게 반응함

･ 성  공상: 성  공상은 일반 인 것임

･ 성  기능 하: 성 기능 하는 성을 표 하고 경험하고 즐기는 것이 불가능함

성 건강

･ 성 건강을 해서는 구체  정보와 태도가 요구됨 

･ 생식기 건강: 여성과 남성은 그들의 생식기 건강을 돌 야 함

･ 피임: 성 계는 가능하지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하도록 도와 

･ 임신과 산 리: 임신 이거나 임신 정인 여자는 그들의 생식기 건강을 돌

야함

･ 낙태: 임신을 했지만 아이를 갖기 원하지 않을 때 낙태는 하나의 안이 됨

･ 성병: 방을 통해 HIV를 피할 수 있음

･ 성폭력, 성추행, 강간: 구나 성폭력, 성추행, 강간을 방하고 단시킬 권리가 있

으며 어느 구도 다른 사람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해서는 안 됨

사회와 

문화

･ 사회 , 문화  환경은 개인이 성을 배우고 표 하는 방식을 형성함

･ 성과 사회: 사회는 성에 한 사람들의 믿음과 감정에 향을 미침

･ 성 역할: 문화는 남성과 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침

･ 성과 법: 특정 법은 성과 생식의 권리를 다룸

･ 성과 종교: 종교  은 사람들의 성  태도와 행동에 향을 미침

･ 다양성: 우리 사회는 다양한 성  태도와 행동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불공

평하게 차별당하기도 함

･ 성과 매체: 매체는 성  정보, 가치 , 행동에 막 한 향력을 가짐

･ 성과 술: 성은 술의 일반 인 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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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념 내용

지식의 습득
･ 개인 성 건강을 한 정보, 성 건강에 한 신념에 있어서의 개인  문화  

차이에 한 이해, 성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한 정보

동기의 발달/

개인  견해

･ 자신의 성에 한 수용, 성 건강을 증진하는 행동에 한 정 인 태도의 발

달, 성 건강 문제에 한 비 인 의식 함양

성 건강을 돕는 

기술

･ 연령에 합한 성 건강 목표를 세우는 능력, 목표에 도달하는 성 건강 증진 

행동을 실행하는 능력, 개인의 성 건강 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

는 능력

성 건강에 좋은 

환경을 구성

･ 환경이 성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개인 인 인식의 발달, 성 건강에 향을 

미치는 실제, 정책, 구조를 발견하고 그 향을 아는 것에 필요한 기술 습득 

성 건강 강화
･ 개인의 성을 수용하는 면에 있어서의 정 인 자아상과 자기 가치, 상호간의 

만족스러운 계로 이어지는 성의 통합, 성과 생식 건강을 유지

성 건강 문제의 

방

･ 원하지 않는 임신의 방, HIV/AIDS를 포함하는 성병의 방, 성추행, 성착취, 

성학 의 방, 성  기능장애를 방

(2) 캐나다 

 ① Canadian Guidelines for Sexual Health Education

  Expert Interdisciplinary Advisory Committee on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in Children and Youth(EIAC-STD)와 The Federal/Provincial/Territorial Working 

Group on Adolescent Reproductive Health는 건강한 성과 성 건강을 증진하는 교육

인 로그램이 학교, 공공 건강 기  는 다른 지역사회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건

강 교육의 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1994년 성 건강 교육을 한 캐나다 지침

을 개발했다. 그 후로 성 건강과 련된 여러 분야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증

거기반 연구에 근거해 2003년 새 버 의 지침서가 개발되었는데 이 지침서는 교육과

정  로그램 개발자, 학교 성교육 담당자, 정책 입안자, 건강 리 서비스 련인 

등 성 건강 교육과 증진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련인과 문가들을 지도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특정한 교육과정이나 교수 략은 제공하지 않으며, 재 사용하고 있

는 성 건강 교육 로그램과 련 서비스를 평가하는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표 2-7> 캐나다 성교육의 주요 개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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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주제 교수내용

1 신체
･ 모든 사람의 몸은 같지 않고 독특하며 특별하다는 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몸을 존 해야한다는 개념을 달

2 몸의 사 인 부 ･ 사 인 신체부 의 치와 정확한 명칭을 가르침

3 소 한 나의 몸

･ 자신의 사  신체부 는 자신의 것이므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사  신체부 를 생 으로 리해

야한다는 것을 가르침

4
좋은 과

 나쁜 

･ 다양한 을 구분하고 성폭력의 의미를 배운다. 사 인 신체 

부 와 연결하여 을 설명하며, 험상황에 처하는 자기

보호기술을 가르침 

5

어느 구도 부 한 

을 해 를 

유인해서는 안 됨

･ 어른들이 선물과 같은 유인책을 사용하거나 강압 으로 몸을 

만지려고 할 때, 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성폭력은 결코 아동

의 잘못이 아님을 가르침

6
부 한 에 한 

비 은 지키면 안 됨

･ 성폭력 상황에 한 설명, 박의 개념, 비 을 지켜서는 안 

되는 상황에 해서 설명함

7 “안돼요”라고 말하기
･ 험상황에서 거 하는 기술들을 교수하며 이와 함께 자기보호 

기술을 교수함

8
험한 상황에 한 

처 기술

･ 험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설명하고, 어떤 상황에서 도망

가야 하는지를 구체 으로 배움

 ② The C. A. R. E. kit 로그램

  The C. A. R. E. kit 로그램은 캐나다 십자에서 개발한 성교육 로그램으로 

캐나다 역에 보 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로그램은 손 인형과 그림카드를 이용

하여 5개 역의 핵심주제를 학생들에게 달하고 있으며 각 회기별 주요 내용은 아

래 <표 2-8>과 같다. 

<표 2-8> C. A. R. E. kit 로그램의 회기별 내용



Ⅱ. 이론적 배경

31

주제 내용

나를 알고 

상 를 알기

･ 나와 다른 사람의 신체, 능력, 심에 있어서의 차이를 알기, 다른 것에 한 

정 인 태도를 갖기

･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정 인 감정을 느끼는 것, 타인을 존 하는 것의 기

를 쌓기

성장과 변화
･ 성장에 따른 변화에 해 알기,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고 나의 변화와 

타인의 변화에 해 정 인 감정을 갖기

나의 몸

･ 신체의 성  부 의 정확한 명칭과 기능을 알기, 교실 내에서 신체에 한 질

문을 하고 정보를 얻는 회를 통해 성인과 성에 해 화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성인으로부터의 도움을 얻게 됨

소속감

･ 학생들을 돕는 가족, 친구, 지원네트워크에 해 이야기 하기, 자신을 사랑하

고 돌보아주는 사람을 찾는 것은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는 것을 도와

･ 좋은 성교육은 아동의 제일의 성교육 교사로 가족 구성원을 지지함

이야기를 나  

수 있는 상

･ 자신의 감정에 해 나  수 있는 상 를 알기, 자신의 신체  변화와 다른 

종류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상 를 알기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 생식과 성 인 만족, 호기심 등에 한 이해, 성 계, 임신, 출산 등에 한 정

확한 정보에 해 알기 

(3) 호주

 ① Catching On Early 로그램

  Catching On Early 로그램은 등학생을 한 성교육 로그램으로 성교육과 아

동의 성 발달에 한 연구에 근거한 로그램으로 발달단계에 따라 개발된 이 로

그램은 건강과 신체에 한 교육, 인 계 역의 핵심 인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

록 개발되었다. 이 로그램은 성, 신체, 계에 한 학습과 경험을 한 활동 인 

학습 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로그램이 포함하지 않았던 개인 , 사회 , 정

서  발달에 한 논의의 틀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주제에 한 교육을 조기에 시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2-9> Catching On Early 로그램의 주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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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및 섭외 

본 연구에서는 면  상자를 선정하기 해 목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사용한다. 질  연구에서는 무작  표본 선택에 근거하기 보다는 연구의 목 과 기

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더 요하다(신경림 외, 2003: 129). 본 

연구는 연구 목 에 조응할 수 있는 이성 계를 경험한 발달장애인들과 이성 계에 

한 이해와 찰 경험이 풍부한 부모  서비스 제공자를 심으로 질  인터뷰 

상을 선정하 다. 인터뷰 상은 공통 으로 첫째, 당사자, 부모, 서비스 제공자가 발

달장애인 이성 계와 련하여 이해  경험이 다양한 특성을 반 할 수 있는지, 둘

째, 극 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도와 시간이 확보

되는지 두 가지 기 에 을 두었다.  

면  상자를 섭외하는 것은 연구진이 발달장애인 당사자, 부모, 서비스 제공자와 

가졌던 개인  친분과 소개, 그리고 장애인복지  실무자들과의 을 통해 이루어

졌다. 인터뷰 상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화나 이메일을 통해 조사의 목 과 

상 소요시간을 설명하고 조사 참여에 한 동의를 구했다. 

당사자의 경우는 면  상자를 섭외 한 후에 피면담자가 속해 있는 기 의 서비

스 제공자에게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한 기  정보를 제공받은 후 본 연구의 공동

연구원이 연구의 취지와 질문의 흐름을 설명하여 인터뷰에 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의 이해와 효율성을 높이려했다. 

한 본 연구에서는 보조 정보제공자로서 부모에 한 인터뷰를 진행하 다. 부모

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이성 계의 경험이 있는 부모를 심으로 총 4명을 

선정하여 심층면   FGI를 실시하 다. 자녀 개인의 이성 계에 이 맞추어진 

부모의 경우에는 심층면 을 통해 편안하고 사 인 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의 

이성 계보다는 일반 발달장애인 수 에의 지원 방안 논의에 방 이 있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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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I를 통해 부모들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사회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본 연구

에서는 자녀가 이성 계 경험이 없더라도 자녀의 이성 계에 한 태도와 견해를 진

술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이성 계가 없을지라도 부모 B를 인터뷰 상자에 포함

하 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보조 정보제공자로서 서비스 제공자에 한 FGI를 실시했고 

당사자들의 이성 계에 한 찰경험과 이해가 풍부한 서비스 제공자 6인을 FGI에 

피면담자로 선정하 다.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FGI를 실시하여 서비

스 제공자들 사이의 역동 인 상호작용을 통한 진술의 풍부함과 우연성을 최 한 확

장시키려 노력했다.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당사자  

본 연구에서는 이성 계에 한 경험이 있는 총 6명의 발달장애인을 선정하여 심

층면 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목 이 발달장애인의 에서 바라보는 이성교제

의 경험과 의미를 살펴보는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소통 정도는 피면담자를 선

정하는데 있어 요하게 고려되었다.  

발달장애인 이성 계의 의미와 실제에 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

를 반 하기 하여 남성 2명, 여성 4명에 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남성 발달장애인

과 여성발달장애인의 목소리를 고르게 반 하기 해 노력하 다. 한 발달장애인

의 이성 계를 질문하기 해 지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모두를 인터뷰 상자에 

포함하여 지 장애인 4명과 자폐성장애인 2명에 한 심층면 을 실시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이성친구와 계가 좋은 당사자, 결혼을 앞 둔 당사자, 폭력경험이 있는 

당사자, 짝사랑을 하고 있는 당사자 등 다양하게 피면담자를 선정하여 발달장애인들

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 하고자 하 다. 

연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에 한 이해를 돕기 하여 그들의 특성과 기

본 인 배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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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A는 27세 여성 지 장애인으로 일반학교의 특수학 을 졸업하고 보호작업장에서 근

무하고 있다. 평일에는 그룹홈을 이용하며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터뷰 진

행과정에서 화에는  문제가 없었고 이성에 한 심이 많아 이성교제에 한 경험

이 많았다. 이성교제의 상자는 부분이 비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는 심과 지지가 부족한 편이었다. 

당사자 B는 21세 여성 지 장애인으로 재 사회복지  00 학에 다니고 있다. 단어나 문

장을 읽어 이해할 수 있었고 자발 으로 화에 참여하는 성향을 보여주었다. 사회성이 좋

은 편이었으며 남자친구와 손잡기, 뽀뽀하기, 그네타기 등 데이트를 즐기고 남자친구에 

해 “좋아요”, “사랑해요”와 같은 감정을 극 으로 표 하는 것을 좋아했다. 

당사자 C는 지 장애가 있는 27세 여성으로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남자친구에 

한 애정이 풍부하고 부모님들의 지지 속에서 남자친구와 이성 계를 유지하며 결혼을 앞두

고 있었다. 작업장의 동성친구들과도 유 가 있었고 동성친구와 남자친구에 한 상담을 

하기도 했으며 작업장의 선생님들도 두 사람의 계를 지지해 주고 있었다. 

당사자 D는 31세의 남성 지 장애인으로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결혼을 앞두고 

가장으로서의 책무에 한 고민이 있었다. 당사자 D의 진술에서는 여자친구 외에도 고등학

교 친구, 작업장 동료들에 한 진술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한 장애인에 한 권리에 

한 심도 크게 나타나 「장애인차별 지법」등에 해 스스럼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

하거나 사회문제에 한 높은 심도를 보 다. 

당사자 E는 자폐성장애 25세 남성으로 재 공공기 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자신

의 외모에 한 자부심이 컸고 여자친구의 외모에 해서도 자부심이 컸다. 의사소통에 다

소 어려움이 있었고 연구자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폐성장애인과 인터뷰를 

진행할 때 요구되는 의사소통방식을 성찰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당사자 F는 23세 여성 자폐성장애인으로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녀는 “잘생겼어

요”, “남자다운 매력이 있어요”와 같이 남자친구의 외모에 한 호감을 크게 보여줬다. 여자

친구에게는 별로 호감을 보이지 않는 반면 남자친구에게는 상 으로 많은 심을 나타냈

다.  한, 남자친구의 가족들에게도 호의 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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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 

본 연구는 부모들의 다양한 견해를 반 하기 해 자녀가 이성경험이 있는 부모, 

자녀가 이성경험이 없는 부모, 자녀가 이성경험이 있고 부모 운동 경험이 있는 부모

를 포 하여 발달장애인 이성 계에 한 부모들의 다각 인 견해를 듣고자 노력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부모, 

장애인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베테랑 부모 등 부모운동가를 섭외하여 이성 계에 

한 부모 개인 수 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이성 계를 해 수

반되어야 하는 사회  수 에서의 고려 을 질문하 다. 

부모의 구체 인 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3-1> 부모 인  사항 

참여자 성별 나이 특이 사항   

부모 A 여성 50 -

부모 B 여성 56 - 

부모 C 여성 49 발달장애인 마을 공동체 설립 비 

부모 D 여성 57 발달장애인 성교육 강사 

(3) 서비스 제공자 

본 연구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재 사회복지 에 근무하고 있거나 특수교사로 활

동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발달장애인에 한 지식과 이해가 높고 발달장애인 당사들

과의 일상  교류가 빈번하여 당사자들의 이성 계에 한 찰경험이 풍부한 서비

스 제공자를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 서비스 제공자에 한 진술을 확보하

기 해 노력하 으나 남성 서비스 제공자에 한 섭외 어려움으로 인해 서비스 제

공자의 성별이 여성으로 한정되었다. 

서비스 제공자의 구체 인 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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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서비스 제공자 인  사항 

구분 참여자 성별 연령 경력 사항 

복지사

A 여성 40 복지  장

B 여성 44 복지  사무국장

C 여성 51 복지  장

특수교사

A 여성 29 특수교사

B 여성 26 특수교사

C 여성 27 특수교사

2. 연구절차 

1) 질문지 개발 

공동연구진은 면 을 실시하기 에 이들과 비슷한 기능 수 에 있는 발달장애인 

2명을 상으로 일럿 인터뷰(pilot interview)를 실시하 다. 일럿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는 질문 내용을 수정하 고, 질문하는 방법과 용어 사용 등에 있어 일부 내용

들을 조정할 수 있었다. 일럿 인터뷰에서 연구자는 발달장애인의 이성 계에 한 

그들의 견해뿐만 아니라 성 념, 동성애에 한 념, 결혼 념 등 다양한 주제들에 

한 새로운 정보와 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로운 면 과정을 

통해 이성 계와 련한 기존의 질문들을 새롭게 구성하고 새로운 질문들을 생성할 

수 있었다. 

일럿 인터뷰 경험에 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이성 계의 의미와 실

제로 양분되는 한 하  질문으로 구성되는 반구조화된 면 (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하 다. 반구조화된 면 은 연구자가 사 에 필요한 논의의 틀을 

기획하기 하여 연구주제를 충분히 알고 있을 때 바람직하다(Ricahrd & Morse, 

2007, 정진성, 2013에서 재인용). 반구조화된 면 은 사 에 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므

로 체계 이고 편안하게 면 하도록 해 다. 이 연구에서의 질문지는 Mason(1996, 

1999)이 개발한 7가지 단계를 참고로 하여 제작되었다. 실제 질문을 할 때는 질문 내

용을 이성교제의 시작, 이성교제의 상, 이성교제의 내용, 이성교제의 의미, 이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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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람(욕구), 주변의 심과 지원과 같이 주제별로 묶고 이성 계의 시작에서부터 

출발하여 미래에 한 기 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시간 순으로 배치하여 질문하 다. 

질문지 개발과 련하여 수행된 단계별 차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3> 질문지 개발 차  내용

단계  단계별 수행과제

1단계 ･ 연구문제들의 목록을 만든다

2단계 ･ 연구문제들을 하  연구문제들로 쪼갠다.

3단계
･ 각각의 하  연구문제들을 면 에서 사용할 질문의 내용과 형태로 구체 인 형식

으로 만든다.

4단계 
･ 연구문제들과 하  연구문제들을 교차확인하여 비된 질문들이 연구문제를 탐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검한다. 

5단계 ･ 개략 인 형태의 면  질문지를 만든다. 

6단계
･ 표 화된 질문이나 항목을 포함시킬 것인지 확정한다. 연구 목  소개, 비 보장 

등도 표 화된 형태로 작성한다. 

7단계
･ 면  지침서와 표 화된 질문 항목들이 모든 주제와 질문들을 하고 충분하게 

포 하고 있는지 교차 검 한다. 

2) 인터뷰 진행 

(1) 인터뷰 진행 일정

본 연구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6사례  2사례는 2013년 9월에, 4사례는 2013년 

10월에 심층면 을 수행했다. 당사자 인터뷰 한 사례가 마무리가 되면 공동연구진 

회의를 통해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고 질문 방식과 진행 방식에 해 논의하 고 다

음 인터뷰에 회의 내용이 반 되도록 하 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한 심층면 이 마무리가 될 시 에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

에 한 인터뷰를 배치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이성 계를 이해하기 

한 보조 인 정보제공자로서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에 한 질문을 구성하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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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FGI는 가능한 연구자 2인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한 명의 연구자가 체 인 질문을 이끌어 나가는데 주력하 고, 다른 한 명의 연구

자는 추가 인 질문들을 이끌어 내거나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시키는 보조자의 역할

을 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FGI 과정이 단순한 질문·응답의 형태가 아니라 참여

자들의 활발한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문제 에 한 의견과 해결 방안들이 개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본 인터뷰의 구체 인 진행과정은 <표 3-4>와 같다. 

<표 3-4> 상자별 인터뷰 진행 과정

기간 상 인터뷰 진행 방법

2013. 9. 16 ～ 10. 12 당사자 개별 면담 

2013.10. 23 ～ 10. 27 부모 개별 면담, FGI

2013. 10. 9 ～ 10. 30 서비스 제공자 FGI

(2) 인터뷰 장소 

인터뷰 장소를 선정하기 해 연구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

는 장소를 문의하 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이동하기 쉽고 편안한 장소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수행했다. 당사자 A의 경우는 본 센터 상담실에서 면담을 진행하 는데 당

사자 A는 본 센터를 내방한 경험이 여러 번 있어 본 센터에 한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앙장애아동지원센터 내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부모 심층면 은 피면담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부모의 편의에 따라 편안하

고 익숙한 공간에서 수행되었다. 부모 A의 경우는 인터뷰 장소로 선정한 카페가 소

음이 많고 사람이 많아 사 인 이야기가 어려워 부모 A의 집으로 이동하여 인터뷰

를 수행했으며, 부모 B의 경우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장애인복지 에서 인터뷰를 수

행하 다. 부모 C과 부모 D의 경우는 본 센터 상담실에서 FGI를 실시하여 최 한 

편안한 분 기를 유도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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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뷰 수행 과정 

실제 인터뷰 과정에서는 질문지에 나와 있는 로 순차 으로 질문하기 보다는 

화의 흐름을 최 한 고려하여 질문을 이끌어 갔다. 인터뷰 과정에서 피면담자들로부

터 동의를 얻어 녹음을 했으며 녹취된 내용은 면  진행 후에 가  빠른 시간 내

에 사 작업을 했다. 다만 당사자 B의 경우는 “감기로 인해 목소리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녹음을 거부하여 인터뷰 과정에서 진술을 정리해 가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자는 인터뷰 진행과정 동안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면  상자의 외모

나 의상에 한 칭찬이나 이성친구와의 최근의 데이트 상황에 해 질문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인터뷰 상자들과 라포(rapport)를 형성할 수 있었고  질문지에 

있는 주제와 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피면담자들이 자연스럽게 면 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인터뷰 질문지의 내용이 인터뷰 과정에서 심 역할을 했지

만 인터뷰 과정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피면담자의 진술에서 추가 질문이 생성됨으로

써 질문지에 없는 내용들도 부가 으로 질문되었다. 

인터뷰 진행 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경우는 “ 무 떨려요”,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OOO선생님이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등과 같이 인터뷰 경험

의 생소함에서 오는 인터뷰 에 긴장감을 표 하기도 했다. 그러나 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구를 표 하고 궁 증에 해 질문하면서 연구진과 피드백

을 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진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의 인터뷰 과정이 연구자가 질문하고 

인터뷰 상자가 답하는 일방 인 권  계가 아니라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인

터뷰 과정에 평등한 참여자로 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진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자기 고

양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했다. 면  종료 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  얘기하고 

싶어요”, “마음이 편안해 졌어요”와 같이 진술함으로써 이들은 반의 긴장을 깨고 

자신의 이성 계를 반추할 수 있었다. 동시에 본 연구진은 이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의 이성 계의 경험과 당사자가 이성 계에 부여하는 의미 그리고 그들의 

이성 계를 사회 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데에 한 아이디어를 얻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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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과정에서 실제 면  시간은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 다. 

피면담자의 동의를 얻은 후 면담 내용은 녹음기로 녹음하 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에 녹음한 내용을 사하 으며 사한 내용 분량은 A4용지로 180장이었다.  

3. 자료분석

1) 분석과정 

 

인터뷰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Stake(1995)가 질  사례연구 분석방법으로 소개한 

범주합산 혹은 직 해석방법(categorical aggregation or direct interpretation)을 사용

하 다. 이와 함께 지속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을 사용하여 의미단 를 추

출하 다. 범주합산과 직 해석방법은 여러 가지 경우가 어떤 하나의 종류라고 얘기

될 수 있을 때까지 경우들을 모으는 방식이며, 이와 함께 지속  비교방법의 기본

인 략은 개념구축을 지향하는 모든 질  연구방법에서 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몇 가지 구체 인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쳤는데, 이에 

련하여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녹음된 테이 를 연구자가 여러 번 들

으면서 녹취하 고, 녹취록을 연구자가 반복해서 읽으면서 녹취내용에 해 연구노

트를 활용하여 (연구자와 참여자의 상호 계,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나 기 정

도를 포함하여) 입체 인 모습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 다. 녹취록을 심으로 연

구자는 단어, 문장, 단락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선별하 다. 그 후에 각 진술들의 주

제들을 진술문장 에 기록하 고, 각 진술들의 심의미를 포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선별된 세분화된 진술들을 공통 인 주제들로 묶어서 하 범주(의미의 통합)를 

만들고 다시 몇 개의 하 범주들을 포 하는 범주들을 만들어 갔다. 이 과정에서 진

술문장들이 맥락 으로 정확한지, 다시 말해 맥락을 무시한 주제의 선별 험이 존

재하는지를 체크하기 하여 연구노트  녹음을 다시 들어보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

쳐 나갔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피면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하여 기호로 이들의 이름

을 신했으며 화 안에서는 등장순서 로 OO, △△, □□ 순으로 표시하여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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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묘사하고 화에서 두 번 등장할 경우에는 동일 인물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

다.

2) 자료의 신뢰성과 엄격성  

질 연구는 일반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에 한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

고자 한다는 에서, 한 질 연구에서 도출된 지식은 맥락 , 성찰 , 상황의존  

지식이기에 양 연구에서 말하는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잣 (criteria)를 그 로 따르

기는 무리가 있다(Linclon & Guba, 1985), 하지만 연구의 신뢰성, 즉 연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에 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신뢰성을 엄격

성(rigor)이라고도 하는데, 연구의 엄격성이란 연구의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

의 문제이다. 연구자는 엄격성을 확보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략을 사용하 다. 

첫째, 피면담자를 통한 확인 략을 채택하 다. 연구자는 자료분석과 기술시 의문이 

있거나 논란이 상되는 경우에는 구술한 연구참여자들을 다시 하여 그들의 의

견을 구하고 확인하는 차를 거쳤다. 둘째, 동료지지집단(peer group)을 구성하 다. 

본 연구는 복지 실천경험이 많은 실천가 4인으로 자문 원회를 구성하고 장애인복지 

연구자들  질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 2인으로 동료집단을 구성하 다. 동료

지지집단은 해석과정에서 연구자의 독단을 방지하고 연구의 방향에 귀 한 조언을 

하 고 이들의 조언은 결과분석에 있어서 이론  통찰을 증가시키는데 기여되었다고 

사료된다.

4. 반성적 회고 

본 연구진은 방법론을 수행하면서 연구과정에 한 성찰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반성  회고에서는 연구진이 연구과정에서 얻은 의문, 자기비 , 그리고 성과와 

난 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질 연구를 연구자, 연구 참여자, 장 사이의 상호작용

이라고 할 때(김 천, 2013:176) 반성  회고는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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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적방법론에서 장애인지적 관점의 도입 

첫 번째 반성  회고는 질 방법론에 한 장애인지  의 도입과 련한다. 

질  연구는 사회  실체와 상이 어떻게 해석, 이해되고 경험되거나 생성되는가

에 심을 두고 있다(Mason, 2004: 20). 질  방법론에서는 피면담자의 해석, 이해, 

경험, 생성을 최 한 이끌어 내기 해서 피면담자의 언어를 최 한 확보하기 해

서 면담자가 말을 되도록 하지 말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인터뷰가 간에 단되어 

면담자와 피면담자가 모두 침묵하는 경우에도 면담자가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빨리 

모면하기 하여 말을 먼  시작하지 말고 피면담자가 그 침묵을 채우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윤택림, 2004: 69). 이처럼 질  방법론에서는 인터뷰를 피면담자가 

채워가도록 면담자가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에 한 질  연구에서 인터뷰의 진술을 풍부히 확보하는 방식

은 비장애인과 동일하지 않다. 비장애인을 상으로 한 질  연구는 면  시간을 피

면담자가 채울 수 있게 하는 략을 통해 상에 한 의미와 해석을 분석하는 것이

다.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당사자의 구술이 풍부해야 한다는 에서는 비장애인을 

상으로 한 질  방법론과 공통분모는 같지만 인터뷰의 지면을 면담자와 피면담자가 

함께 채울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계속 으로 이어지는 진술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면담자가 일종의 조력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비장애인

의 경우 피면담자의 진술을 심으로 내용이 분석된다. 그 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는 면담자가 조력자로서 내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

에 면담자와 피면담자 사이의 화 자체가 분석의 상이 될 필요가 있다. 

비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뷰 처음에는 비지시  질문으로 시작하여 구술자의 삶과 

환경 반에 해 반 으로 이해하다가 연구주제와 련하는 지시  인터뷰로 이

동하게 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시  질문의 형태가 처음부터 종결까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은 추상 이고 범주가 넓은 질문에 해서는 이해하

기가 힘들기 때문에 개방  질문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면담자는 추상 수 을 낮추

고 구체 으로 쪼개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한 지시  질문들에 해서도 비장

애인에게 수행되는 것 보다 질문의 수 이 더 구체 이어야 하며 단순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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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달장애인은 한번에 제공하는 정보량이 무 많으면 어려워할 수 있다.  

를 들어, 만약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성 계 이후 외모 리에서의 변화를 질

문하기 해서 비장애인의 경우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변한 것은 무엇인가요?’ ‘외모

도 많이 변했나요?’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에게는 아래의 사례와 

같이 더욱 구체 인 질문으로 개될 필요가 있다.  

면담자: OO씨는 남자친구 만날 때 있었던 옷 입어요? 새로 산 옷 입어요? 

당사자 B: 새 옷 입어요. 

면담자: 새 옷으로 무얼 샀어요? 

당사자 B: 핑크색 치마 샀어요. 

면담자: 남자친구 만날 때 그럼 핑크색 치마 입어요? 바지 입어요? 

당사자 B: 핑크색 치마 입어요.

면담자 : OO씨는 남자친구 만나고 나서 목욕 더 자주 하나요? 

당사자 B: 자주해요.  

이처럼 발달장애인 당사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면담자는 발달장애인이 의미와 경

험을 주체 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 게 본다면 

질  방법론 수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을 어떻게 조력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장애인지  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2) 신뢰성의 문제와 진술의 재현(representation)

반성  회고와 련한 두 번째 성찰은 발달장애인의 진술의 신뢰성과 련하다. 

기존의 연구 패러다임에서 발달장애인은 진실성과 일 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제

공자로서 간주되지 못해왔다. 그러나 질  연구에서 진실성과 일 성의 문제는 장애

와 비장애를 넘어서 의사소통의 요한 쟁 이 될 수 있다. 일반 으로 비장애인도 

질문을 받았을 때 진심을 담아서 응하지 않거나 왜곡된 의사표 을 하는 경우가 있

기 때문이다(김진우, 2008: 90). 

따라서 질  연구에서 진술의 사실여부에 한 은 새롭게 재설정 될 필요가 

있다. 질  방법론에서 진술은 ‘참’과 ‘거짓’을 단하는 것에 기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신 ‘정보제공자는 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지’를 드러냄으로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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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제공자를 둘러싼 사회  실제를 제 로 재 (representation)할 수 있다(김진우, 

2008: 90). 즉 정보제공자의 진술의 진  여부에 의해 진술을 탈각시키는 것이 아니

라 정보제공자의 진술에 기 하여 진술의 맥락의 의미와 해석을 더욱 풍부히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진술에 한 을 가지고 간다면 발달장애인의 진술은 그들의 

실재를 드러내주는 매개가 된다.   

본 연구에서도 신뢰성의 쟁 을 고민하게 된 사례가 있었다. 지 장애인 당사자 B

는 자신이 이성교제 이며 OO씨를 자신의 남자친구로 인식했다. 그리고 OO씨와의 

이성 계에 근거하여 자신의 이성교제 경험에 해 서술했다. 진행 과정에서 연구진

은 남자친구인 OO씨가 본센터와 긴 한 계에 있는 당사자임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연구진이 OO씨에 한 경험에 근거하여 OO씨의 장애특성상 당사자 B의 

진술처럼 이성 계에서 일반 으로 나타나는 애정표 과 응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더불어 연구진은 OO씨에게 여자친구의 존재에 해 질문하

는데 OO씨는 여자친구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사자 B의 진술처럼 OO씨와

의 이성 계는 상호성이 담지된 긴 한 계라고는 할 수 없었다. 

부모 FGI를 통해서도 당사자 B의 사례와 같이 발달장애인들의 경우는 이성 계의 

상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D: 발달장애인들은 그냥 배려하고 좋아하는데, 우리 애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착

각하지. 우리 애들은... 그런 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면담자: 상 방은 친 인데...

부모 D: 극히 친 인걸 알죠. 보면, 아는데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무한 애정을 쏟으니깐, 

우리 아들 입장에선 엄청 좋아해요. 근데 학교부터 지 까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친 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갈 수 있죠. 자기네가 이해하기 힘들죠... 그 친 이 좋아하지 않는데

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연구에서는 당사자 B의 진술을 진 여부에 근거하여 연구에서 제외

하기 보다는 오히려 발달장애인이 가진 이성 계의 특수성을 드려내는 진술로써 사

용하고자 했다. 발달장애인들의 경우는 상호성이 없더라도 계성으로 인지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 B의 OO씨에 한 진술은 이성 계에서 일방 인 계가 

나타나는 발달장애인의 계  특수성을 드러내는 진술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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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당사자 B의 진술은 당사자 B의 정상성에 한 열망의 맥락에서도 해석

될 수 있다. 당사자 B는 아래의 진술에서와 같이 남자친구를 비장애인 친구들에게 

소개 시켜주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게 나타났다. 당사자 B에게 남자친구라는 존재는 

비장애친구들과 같이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상성에 한 바람

과 연루되어 있었다.  

당사자 B: 남자친구를 다른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남자친구가 착해서. 욕을 

안 해서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 남자친구를 친구들한테 소개시켜   있

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언니들이 나를 빼버리고 갔어요... OO이가  친구들

하고 놀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당사자 B가 남자친구의 존재에 한 일방  인지는 장애를 넘어서 정상성

을 희구하려는 당사자 B의 열망과 얽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진술을 사실 여부에 따라 단하기 보다는 당사자에 

한 복합 인 이해를 한 근거로서 발달장애인의 진술을 사용하고자 했다. 

3)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인터뷰 기술 구성 

세 번째 반성  회고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한 인터뷰 기법과 련한다. 본 연

구에서는 발달장애인과의 인터뷰 과정을 통해 인터뷰 기법에 한 반성과 성찰이 있

었고 이것에 근거하여 인터뷰 질문과 방향을 수정해 나갔다. 

인터뷰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데 어려움을 표 했다. 면담자

가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시기에 해 질문하자 발달장애인은 답하기 힘들어 했다.  

면담자: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당사자 F: 처음 만났을 때는... 음...

면담자: 처음에 가 먼  좋다고 얘기했어요?

당사자 F: 잘 생각이 안나요... 제가 먼  말을 걸었어요.

면담자: OO씨가? 뭐라고 말 걸었어요?

당사자 F: ...음... 생각이 안나요.

면담자: 고백을 OO씨가 먼  했어요? △△씨가 먼  했어요?

당사자 F: ...음... 그건.. 잘 생각이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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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발달장애인은 과거 기억 회상 기능이 지체되어 있다(신석호 외, 2011: 

18). 본 연구의 인터뷰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기억 회상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에게 오랜 과거의 일을 질문하기 보다는 재의 이성 계를 심으로 질문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인터뷰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은 장 , 매력과 같이 추상 인 단어가 나올 경우 집

하지 못하고 다른 답을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아래는 그 표 인 사례이다.  

면담자: 그럼 그 에 OO씨 말고 다른 여자친구 없었어요? △△씨 다음 OO씨 만난 거

네요. OO씨 자랑 좀 해주세요. OO씨 장 은 뭐 요? 

당사자 F: OO씨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 국집에서 시키는 배달하는 음식 에서... 볶

음밥이랑 짬뽕이랑 이런 걸 좋아하구요. OO도 처럼 피자를 가끔가다 좋아

합니다.

면담자: OO씨는 어떤게 매력이 요?

당사자 E: 랑 OO씨랑 숲골 피자 뭔가. 포테이토 피자랑 불고기 피자랑 다 시켜서 같

이 먹는 게 제 데이트가 잘 됩니다. 

질문에서는 여자친구의 장 과 매력에 해 질문되었으나 답은 여자친구의 음식 

기호에 해 진술되었다. 앞의 인터뷰 경험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질문할 때에

는 추상 인 단어보다는 구체 인 단어를 사용하도록 했고 매력과 장 을 차후에는 

좋아하는 으로 표 을 수정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이 인터뷰에서는 질문에 한 다른 답이 진술된 것이 피면담자의 집

도가 감소한 이유도 있었다. 면  시에는 면  상자마다 집 할 수 있는 시간이 

상이했다. 면 상자가 힘들어 할 때면 간에 잠시 휴식 시간을 두어 분 기를 환

기한 후 인터뷰를 재개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집 도를 높이고자 했다. 

더불어 연구자는 평소에 말하는 속도보다 말의 속도를 훨씬 늦추어서 면  상자

의 이해를 도왔다. 한 발달장애인들의 답을 듣고자 할 때 시간  여유를 가졌다. 

발달장애인은 질문을 처리하고 답변을 생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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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 경험 

1) 만남

(1) 만남의 기회 

일반 으로 발달장애인은 학령기 동안 특수학교 혹은 일반학교 특수학 에 다니

고, 졸업 후에는 장애인 복지 의 직업  일상생활 로그램,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하루 일과를 보낸다. 따라서 부분의 친구 계는 그 안에서 형성되게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분의 발달장애인들도 와 같은 로그램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그곳에

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에 이성친구를 만나 사귀기 시작하 다. 

당사자 D: 제가 처음 만난 건 복지  들어와서 복지 에 에 있다 내려 왔었어요... 그

때 취업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선생님이 오라고해서. 그때가 여름철 

이었어요. 다시 들어와서 작업하고 있는데 에 애들이 1～2명 계속 내려와

서. 제가 훈련실에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애가 올라 왔었어요. 는 OO이름

도 몰랐어요. 그냥 아는 척도 안했어요. 그냥 에 있겠다. 근데 올라오면서 

아는 척하고 사귀게 되면서 일이 이 게 된 거죠. 

당사자 E: OO고등학교 학 왔을 때부터 사귀게 되었거든요. OO 학교 졸업하고 OO고

등학교 학 왔어요. OO고등학교에서 같은 학습도움실에서 배웠어요.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것처럼 발달장애인이 이성친구를 처음 만나는 모습은 

비장애인이 학교, 직장, 동아리 등을 통해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과 비교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들이 일상 으로 참여하는 기 이나 활동

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그 모임의 구성원들이 주로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에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계망이 상 으로 제한 일 수밖에 없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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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성친구 선택의 기  

남녀가 같은 모임이나 기 에서 지속 으로 만남의 기회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만

남이 모두 이성 계로 발 하는 것은 아니다. 남녀는 상 방의 외모, 태도, 행동 등

에서 매력과 호감을 느끼고 상 방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둘만의 특별

한 만남을 시작한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도 여러 이성친구들 에서 특히 호감을 느끼는 이성에게 다가가고 있었

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상 방의 다양한 특성들 에서 쉽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

모에 주로 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자: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당사자 E: OO씨가 무 뻐서. 무 뻤어요. 무 뻐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OO고

등학교에서.

당사자 F:  할 말 있어요. OO씨 생김새는 잘생겼어요. 어떤 이 매력 있냐면 남자다

운 매력이 있어요.

면담자: 그때 어떤 게 매력 있다고 느 어요?

당사자 F: 음... 헤어스타일도 멋있고요... 잘생긴 외모와...음... 남자다운 매력이 무 마음

에 들어요... 목소리가 남자다워요. 모든지 남자다워서 무 좋아요.

발달장애인이 이성친구를 선택하는데 있어 외모를 요한 기 으로 삼는다는 것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에서 지켜본 특수교사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진술되었다.

특수교사 A: 99.5%는 외모인 것 같아요. 다 외모들이 잘생기고 쁘고 그런 애를 좋아했

어요. 에 근무했던 곳도 착하고 괜찮은 남학생보다는 더 잘생기고 그런 

학생들에 호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사회는 ‘외모지상주의’라는 비 을 받을 정도로 한 개인을 평가하는데 있

어 외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반  문화 속에서 발달장애

인이 이성친구를 선택하는데 있어 외모를 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

을 그 로 반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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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이성친구를 선택하는데 있어 외모와 함께 요하게 여기는  하나

의 기 은 상 방의 장애 다. 일반 으로 사람들은 이성친구를 선택할 때 취미, 경

제  수 , 외모, 가치  등 자신과 유사성을 가진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편이

다. 배경이 유사한 이성에게서 호감을 느끼는 이유는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

리 일상생활을 나 면서 서로에 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은 맥락에서 발달장애인은 장애가 있는 이성친구를 선택함으로써 서로의 동질감에서 

오는 편안함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면담자: 왜 OO씨한테 말을 걸게 되었어요?

당사자 F: 랑 같은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편했어요.

면담자: OO씨가 이제 지  친구를 결혼까지 앞두고 사귀고 있는데... 는 가끔 지  남

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씨도 그

래요? OO씨 말고 장애가 없는 여자친구를 만나면 어떤가...

당사자 D: 심이 없어요. 비장애인 만나도 제가 마음에 안 좋으면 싫어요. 제가 장애가 

있는거 알면 도망갈 것 같아서 비장애인들은 싫어요. 비장애인들은 자꾸 치

를 주니깐.

그러나 이들이 장애가 있는 이성친구에게 호감을 느끼고 다가간다고 할지라도 비

장애 이성친구를 사귀었으면 하는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를 들어, 

당사자 E는 재 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장애 여자친구

를 만나고자 했다. 그의 어머니의 진술을 빌려오자면, 그는 학에 다니는 동안 비장

애 여성을 좋아했는데 그 여성이 그를 이성으로 좋아하기 보다는 그  친 하게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여러 번의 데이트 신청을 거  당하고 비장애인과의 

이성교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장애여성을 만나기 시작하 다고 한다. 이처

럼 발달장애인은 비장애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 있지만 상 방의 거

과 그로 인해 자신이 받을 상처에 한 두려움으로 장애 이성친구를 선택하는 것

처럼 보인다.

면담자: 왜 OO와 사귀게 되었어요?

당사자 E: OO가 장애가 없는게 좋아서 그냥. 장애가 없는 여자친구들이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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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씨가 만날 때 장애가 있는 여자친구가 좋을거 같아요? 없는 여자친구가 좋을 

것 같아요?

당사자 E: 장애가 없는 여자친구가 더 좋습니다.

당사자 B: 속상하면 OO오빠(친오빠의 친구)한테 오빠(친오빠)가 화해서 △△(피면담자)

속상하다고 얘기하면 OO오빠(친오빠의 친구)가 기분 풀라고 얘기해줘요. OO

오빠가 잘 이해해줘요. OO오빠한테 고백했어요. OO오빠 좋아한다고 얘기했

어요. OO오빠를 좋아하는데 OO오빠는 나를 안 좋아해요. 짝사랑해요. 

면담자: OO씨는 장애가 없는 사람이 남자친구 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있어요?

당사자 C: 네

면담자: 어떤 면이 좋을 것 같아요?

당사자 C: 착실하고 잘해  것 같아서요. [...] 한테 배려해  것 같아요.

(3) 호감의 표

상 방에게 호감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언어  혹은 비언어 으로 표 하지 

않으면 이성교제는 시작되기 어렵다. 일반 으로 이성교제의 시작은 한 사람이 자신

이 호감을 갖고 있음을 상 방에게 직  혹은 간 으로 표 하고 상 방이 그것

을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도 한 명이 자신의 호감을 표 하

고 상 방이 그것을 수용한 후 발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경우는 주로 직설 인 언

어 표 을 통한 고백이 일반 이었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분의 발달장애인들

은 ‘사귀자’라는 단언 인 표 방식을 통해 직 으로 호감을 표 한 후 이성교제를 

시작하 다. 

당사자 D: ( 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제가 헤어질라고 했어

요. 바람도 많이 피우니깐 무 안 좋더라고요. 바람피는 여자 딱 질색이다 

속으로 그랬죠. 다른 여자를 만날까... 그때 보라가 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보라가 자꾸 자기를 사귀재요. 그래 괜찮다 그래서 사귀게 되었죠.

면담자: 그럼 제일 처음 사귈 때는 가 먼  사귀자고 했었어요?

당사자 D: 제가 먼  했었어요...

면담자: 뻐서 가 먼  사귀자고 했어요?

당사자 E: OO가 먼  말했어요.



Ⅳ. 연구결과

57

면담자: 뭐라고 하면서?

당사자 E: 안녕하고 인사를 막 했습니다.

면담자: OO씨가 극 으로 한거네요.

당사자 E: 네, 되게 반갑다고... "  이름이 뭐야?" 이 게 인사를 하고... 사귀자고 했어요.

발달장애인의 경우 제한된 사회성 기술로 자신의 감정, 생각 등을 얼굴표정, 신체

 언어 등을 통해 간 으로 표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타인이 간 으로 

달하는 사회  단서를 읽어내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상 방에게 자신

의 감정을 표 하는 방법은 직 이고 직설 인 언어인 것으로 여겨진다.

2) 사귐

(1) 데이트

연인들은 데이트를 하기  언제, 어디서 만날 것인지에 해 이야기를 나 고 일정

과 장소를 함께 결정한 후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화를 보

고, 쇼핑을 하면서 두 사람만의 친 한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일상 인 데이트의 모습

은 발달장애인에게도 나타났는데 그들도 화로 데이트 약속을 정한 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화를 보고 쇼핑을 하면서 이성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 다.

당사자 D: OO가 먼  화를 하죠. 집에 있는데 토요일에 화를 딱해요, 뭐하고 있어. 

심심한데 놀아주면 안돼? 그럼 내가 알았어 하면서 나가는거죠... 노래방 갔다가 

여기 기 구경하고. 돌아다니면서 옷 구경하고. 옷 얼만지 보고 한 바퀴 핑 

돌고. 옷 살까. 한번 보는 거 요. 이게 맘에 들까 게 맘에 들까 OO옷도 보고. 

당사자 E:  OO씨랑 화볼 때. 화보자고 화도 걸고요.  강남역에서 강남식당 맛

집에서 한식이나 일식집 같은데서 OO랑 밥 먹을 때도... 맛있는거 사먹고 쇼

핑도 하고 다 합니다. 

일상 인 데이트와 함께 연인들은 선물을 주고받거나 기념일을 챙기면서 서로에 

한 마음을 표 하고 확인한다. 이러한 경험은 발달장애인의 진술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들도 선물을 통해 계를 돈독히 하고 친 함을 발 시켜나가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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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다.

당사자 E: 제가 오늘 고구마 OO한테 선물했습니다. 빼빼로도 선물해주고 사탕 같은 것

도 선물해주고요. 생일날도 하고...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도 선물해요. 

화이트데이 때 사탕 선물 해주고.

당사자 F: 지난 여름 6월 26일. 6월달... 6월말에 한테 화장품 선물 줬어요. 제 생일이 

6월 26일이라서. 한테 화장품 선물 주니깐 무 좋았어요. 기뻤어요. 음... 

핸드폰 고리 한테 선물 줬어요. 곰모양이요. 동물 곰모양이요. 하얀색 곰인

데요. 하늘색 치마 입은 귀여운 곰모양. 선물로 받은 립스틱 분홍색 잃어버렸

어요. 무 속상했어요.

면담자: OO씨 남자친구 만나면서 제일 행복했을 때는 언제 요?

당사자 C: (목소리 약간 커짐) 생일선물 해  때요. 목걸이랑 지갑 받았을 때.

면담자: 그때 △△씨가 뭐라고 하면서 줬어요?

당사자 C: 마 라 생일 축하한다고.

면담자: 그래서 OO씨는 어떻게 해줬는데요? 

당사자 C: 되게 좋았어요... 편지로 하트 보냈어요.

한, 발달장애인들은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평소와 다른 색다른 장소에서 데

이트를 하면서 둘 만의 특별한 만남을 만들고, 이를 통해 둘 만의 계에  특별

한 의미를 부여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사자 B: 놀이동산, 어린이 공원, 잠실에 갔다 왔어요... 100일째 롯데월드 가고 놀이기

구 타고, 바이킹타고... 100일 기념으로 베개를 주고 ‘사랑해’라고 말하고 나는 

고맙다고 샤 했어요. (선물 받은 다음에) OO이는 그 샤  좋아했어요. 

면담자: 어디 더 가고 싶은데 있으세요? 쇼핑하고 화보는데 말고

당사자 E: ...  OO씨랑 뮤지컬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겨울에요. 12월 24일 요.

면담자: 매해야겠네요.

당사자 E: 네 9시 걸로 제가 희 엄마가 매 했어요.

(2) 애정표

연인들은 둘 사이의 친 성이 깊어질수록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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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만남의 횟수를  늘려가고 데이트를 하는 동안에는 서로 가까이하며 언

어 , 신체 으로 애정을 표 고자 한다. 이러한 행 들은 서로에 한 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표 으로써 서로의 계가 지속되고 깊어지는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서도 이러한 자연스러운 애정표 의 모습들이 나타나

고 있었는데, 그들의 애정표 은 ‘사랑해’, ‘좋아해’와 같은 언어  표 과 함께 손잡

기, 뽀뽀하기, 안기 등 다양한 신체  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당사자 A: 처음 손잡은 거는... 손잡은 거는 보름... 맨 처음엔 손부터 잡죠. 어깨동무는 

한 번도 안 해봤고, 일단은 손 먼  잡고 팔짱끼고... 뽀뽀. 

당사자 B: 안아주는 사람이 좋아요. 애정표 을 해줘요. 사람들 다 있는데서 “사랑한다고” 

하고 애교를 부리고 “결혼하자”고 얘기하고. 그 게 표  해주는 게 좋아요. 

연인들은 한 만나기가 어려운 시간( 를 들어, 밤늦은 시간)에는 화나 문자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애정을 표 하기도 한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은 만날 수 

없는 시간동안 연인들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화 통화나 문자(카톡)는 자주 하

지 않았으며, 문자를 한다고 해도 주로 짧은 화로만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면담자: 카톡에 뭐라고 쓰세요?

당사자 E: “OO야 설날 잘 보냈니? 오늘 추석 잘 보냈니?” 이 게 카톡... 날마다... 보내

죠... “OO야  생일 정말 축하한다!” 이 게도 보내죠.  

면담자: 화도 자주 하세요?

당사자 E: 아니요. 화는 조 씩 한 번하죠.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  하나는 

표 하는 어휘나 문장들이 제한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나 문자는 주로 언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 해야 하므로 그들이 자신의 기분을 화나 문자로

는 충분히 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을 고려할 때, 그들은 주로 만나는 시간

동안 언어 , 신체  표 으로 자신의 마음을 달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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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표 이 연인간의 사이를 돈독하고 친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

실이지만 그것은 둘이 약속한 표 의 범 를 함께 지켜야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이성과의 만남에서 신체  표 의 허용 범 를 나름 로 규정하고 있

었는데, 아래 당사자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선’을 정하고 그 

범  안에서 친 한 표 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 다.

당사자 F: 는요. OO씨와 결혼하게 되면요. 뽀뽀도 하고 싶어요. 스킨십하고 싶어요.

면담자: 뽀뽀도 하고 스킨십 많이 할 수 있어요.

당사자 F: 네 쑥스럽긴 하지만요. 수 어요.

면담자: 결혼 하면 뽀뽀.

당사자 F: 스킨십 할 거 요.

당사자 D: 뽀뽀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건 OO가 싫어한 요. 

면담자: 그걸 OO씨가 싫어한다구요? 

당자사 D: 안는 건 좋은데 그 뒤로 넘어가는 건 싫어하더라고요.[...] 선을 그었어요.

의 당사자 D의 진술에서 드러난 것처럼 때로는 애정표 의 범 에 해서 연인

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도 하 다. 이런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은 자신이 원

하는 표 을 상 방에게 강요하기보다 상 방의 의견을 존 하고 그 범 를 지키기 

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 다. 를 들어, 당사자 E는 여자친구와 안고 뽀뽀도 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손을 잡는 것까지만 허용을 했고 당사자 E는 자신의 

욕구를 상 방에게 강요하기보다 자제하고 있었다.

면담자: 둘이 데이트할 때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화도 보잖아요. 혹시 데이트

하면서 손 잡아봤어요?

당사자 E: 날마다 손잡고... 갈 때도 있죠.

면담자: 뽀뽀도 해봤어요?

당사자 E: 뽀뽀는 안 해보고 손만 잡고 걸었습니다.

면담자: 안는 거 어깨 이 게 하는 거.

당사자 E: 아직은 안해봤습니다.

면담자: 뽀뽀도 하고 안아도 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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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E: 도 그러고 싶은데 정말 커 도 하고 안아주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키스도 

하고 싶은데.

면담자: 왜 못해요?

당사자 E: (머뭇거리며)... OO씨가 자꾸 하지 말라고 해서...

면담자: OO씨가 안된다고 해서 속상하지 않아요?

당사자 E: 네 별로 속상하지 않아요.

당사자 B: 데이트할 때 손을 잡고 OO가 먼  뽀뽀했어요. 사무실에서 선생님들 계시는

데. 밖에서도 손을 잡고 싶은데 학교에서만 잡아요. 서운해요. 뽀뽀는 놀이터

에서 해줘요. 사람들 없을 때. OO가 안아줬어요. 사람들 있는데서 안지는 않

아요. 밖에 나가서 안아주기도 해줘요. 안아주고 뽀뽀해주면 좋았어요. 

발달장애인들이 그들의 계에서 나름 로 애정표 의 범 를 정하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언어 , 신체  친 함을 표 함으로 더욱 깊은 계로 발 시켜 나가는 

모습은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들이 규정하는 범 가 부모나 주변

인의 의견을 직 으로 반 한 것인지 혹은 본인들의 자발 인 선택인지에 해서

는 당사자들의 진술로 추정하기 어려웠다.

(3) 주변의 심과 지지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태도가 정 으로 변화되면서 체 으로 가족과 서비스 

제공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를 삶의 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

은 태도 변화는 발달장애인의 진술을 통해서도 드러났는데 가족, 복지사들은 발달장

애인의 이성교제에 심을 가지고 있었다. 

면담자: OO씨 지  남자친구 사귀는 거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엄마아

빠가 △△씨 좋아하세요?

당사자 F: 사귀는 거 알고 계세요. 반응도... 좋으세요. 우리 언니도 그래요. 우리 언니도 

반응이 좋아요.

면담자: 만약에 엄마아빠가 △△씨 사귄다고 했을 때 싫다고 했으면?

당사자 F: 서운할거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당사자 C: 친척들이 OO오빠를 많이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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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OO씨가 왜 좋다고 하세요?

당사자 C: 멋있고 성실하다고요.

면담자: OOO선생님은 둘이 사귀는거 뭐라고 하세요?

당사자 E: ...둘이 좋은 커 이라고. 항상... 이 게 말  하시죠.

면담자: OOO선생님이 공식 커 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씨 마음이 

어때요?

당사자 E: 제 마음도 좋습니다.

면담자: 그 게 커 로 인정하는 얘기가 듣기 좋아요?

당사자 E: 네.

가족이 이성친구와의 만남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은 이성교제와 데

이트에 해 정 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성친구와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고민

이나 문제를 가족과 자연스럽게 상의하기도 하 다. 를 들어, 당사자 F는 남자친구

의 생일선물에 해 엄마와 상의하고 이성교제와 련한 일도 부분 엄마한테 도움

을 받는다고 진술하 다.

면담자: 남자친구 사귀면 뭘 선물해 까 어디를 갈까 군가랑 얘기하고 싶을 때 구랑 

얘기 많이 해요?

당사자 F: 음... 는 엄마랑 얘기했어요.

면담자: 어떤 얘기해드렸어요?

당사자 F: OO씨에 해서요. 선물을 할까 했는데.. 남자 꺼 선물 잘 모른다고 말 하셨

어요.

면담자: OO씨 사귈 때 가 가장 많은 도움 줘요?

당사자 F: 음... 엄마 가요.

당사자 D: 에 여자친구한테 가봤는데  바람 필거 같아서, 일주일만 사귀다가 다시 

헤어졌어요. 다시 OO한테 갈꺼니깐 나한테 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후에 

다시는 화 안해요.

면담자: 그럼 OO씨한테 다시 가겠다고 생각한 결정  이유가 뭐 요?

당사자 D: 어머니한테 혼난거요. 그때 복지  엄마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추운 날... 엄

마가 오더라구요 한테... 집에 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OO랑 무슨 얘기한

거야?”.... 처음에 아무 말도 안하고 가만있었어요. “OO랑 다시 사귈꺼냐? OO

같은 여자 없다. 다시 잡아야지.” 속으로 알았어(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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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부모들 에는 자녀의 이성교제에 해 직 인 상담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녀의 이성친구 부모와 연락을 하면서 자녀의 이성교제에 해 함께 의논하

기도 하 다. 아래 부모 A의 진술에서처럼 그녀는 자녀의 남자친구 부모에게 화를 

걸어 자녀가 데이트를 하면서 발생한 오해에 해 설명하고 상의하면서 상 방 부모

와 력하여 자녀의 이성교제를 지원하기도 하 다.

부모 A: OO엄마랑 통화를 하면, OO도 그런 건 집에 가서 얘기를 다 하는 편이니까. 그 

여자친구분 어머님도 한테 화를 주세요. 번 같은 경우도 탈의실에 옷 입

으러 갔다고 하더라구요. △△가 탈의실에 들어갈 때 는 항상 같이 들어가요. 

그게 근데 잘못된건데 성인이니까. 입어보고 나오라고 줘야 하는데. 그 안에

서 제가 바지단 같은 거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습 이 되어서 OO를 탈

의실로 들어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는 들어가기 싫은데 얘가 자꾸 들어

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OO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화를 했던 거 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구나. 얘기는 했어요. 도 몰

랐던 부분을 어머님이 알려주시고 도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하고 이상

한 부분은 얘기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한 가족의 지지와 수용  태도는 발달장애인이 선택한 이성친구를 비사 라고 

호칭할 만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확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 다. 

면담자: 집안에서 OO씨를 반 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당사자 C: 사 로 생각해요. 

면담자: 사 로 생각하는 게 △△씨 생각엔 어때요?

당사자 C: 좋아요.

면담자: 아빠는 OO씨한테 뭐라하세요?

당사자 C: 둘이 결혼하라고.

면담자 : 아빠도 사 라고 하세요?

당사자 C: 네. 비사 라고.

가족의 심과 지지는 발달장애인의 이성친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나

타날 뿐 아니라 물질  지원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 다. 많은 발달장애인은 취업을 

하기 어렵고 취업한다 해도 최 임  정도의 수입이라 데이트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

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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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지원이다.

면담자: 어디 더 가고 싶은데 있으세요? 쇼핑하고 화보는데 말고.

당사자 E: 음...  OO씨랑 뮤지컬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겨울에요 12월 24일 요.

면담자: 매해야겠네요?

당사자 E: 네 9시 걸로 제가 희 엄마가 매 했어요.

면담자: 엄마가 데이트할 때 돈을 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해요?

당사자 F: 돈을... 주세요.

면담자: 식구들이 둘이 데이트할 때 도와주기도 해요?

당사자 C: 형부가 화 에서 일하는데 와서 화보라고 해요.

면담자: 형부가 화 에 있어요?

당사자 C: 화 에서 과장이에요.

    

한편, 일부 발달장애인들은 부모로부터 데이트 비용을 지원 받으면서 부모도 함께 

데이트에 동석하는 경험을 진술하 다. 일반 으로 연인은 두 사람만의 사 인 시간

과 공간을 원하며 이를 통해 친 한 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부모의 동석을 선호하

지 않는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와 함께 이성친구를 만나는 경험에 해 

특별히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가 항상 곁에서 보호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발달장애인이 익숙해져있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면담자: 엄마도 같이 가세요?

당사자 C: 엄마도 같이 가요.

면담자: 셋이 같이 만나요?

당사자 C: 네 같이 밥도 먹어요.

면담자: 엄마랑 같이 가는게 어때요?

당사자 C: 좋아요.

면담자: 엄마 없이 둘이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은? 

당사자 C: 없어요.

면담자: 보통 데이트를 하면 커 이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같이 계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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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D: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한 거 없어요. 그냥 내비둬요. 신경 안 써요. 그냥 상

없고. 내 마음 로 가고. 

하지만 부모가 이성친구와의 데이트에 함께 참석하는 것에 해 불만이 없다고 하

더라도 발달장애인은 둘만의 시간과 공간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당사자 C

의 진술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녀는 부모의 시선이 닿지 않는 작업장에서 둘이 

보내는 시간이 더 좋다고 표 함으로써 사 인 공간과 시간에 한 욕구를 간 으

로 나타냈다.

면담자: 둘이 혹시 작업장에 있을 때랑, 엄마랑 같이 밖에서 데이트할 때랑 언제가 더 

좋아요?

당사자 C: 작업장에 있는 거요.

면담자: 왜 더 좋아요?

당사자 C: 일반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2.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 의미 

1) 변화의 의미 

(1) 심리·정서  변화

연인들은 이성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공통의 심사를 나 면서 서로에 한 이해

의 폭이 넓어지고 차츰 닮아간다. 그 과정에서 남녀는 마음, 행동, 생활 태도, 계  

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본 연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들이 이성교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 

에서 두드러진 하나는 정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를 들어 발달장애인들은 

그들의 마음상태를 묻는 질문에 주  없이 “좋아요”라고 답하 다.  

면담자: 왜 OO가 더 좋아요?

당사자 E: 친구기 때문에 OO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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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씨도 친구잖아요. 그런데 OO랑 있으면 더 좋아요?

당사자 E: 네, 는 OO씨가 더 좋아서.

면담자: 그러면 친구들이 같이 화 보러 가자고 할 때랑 OO씨가 같이 화 보러 가자

고 할 때가 틀렸어요?

당사자 F: OO씨가 화 보러 가자고 할 때가 더 좋았어요.

발달장애인이 이성교제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나 행복과 같은 정서  변

화는 그들의 얼굴표정이나 행동 등을 통해서 직 으로 드러나기도 하 는데, 이들

을 에서 지켜보는 부모나 서비스 제공자들은 발달장애인이 이성친구를 사귀면서 

변화되는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 다. 

부모 D: 뇌병변 친구를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매일 자립생활센터에 놀러 가는데... 가는 

이유가 있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 느낌이라는 거... 우리 애

들은 참말로 나라해요. “ 구 구 좋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면서 행복해

해요. 얼굴표정도... 본인이 거기 심취해서 무 좋아하는 거죠.  

특수교사 C: 군가를 좋아하면, 그 애의 행동이 굉장히 바 어요. “마음속에 행복이 있

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 어요. 

복지사 C: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수업 태도가 완  달라요. 그 애가 있으

면, 발표도 하고 웃고 막 그런데, 그 친구가 없으면, 애들이랑 얘기도 안하고 

우울해 해요. 

주변 환경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교제 후 발달장애인이 정 으로 변

화된다는 것은 그들이 가족이나 주변인으로부터의 애정과 이성친구의 사랑과 심을 

다르게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건강한 이성교제가 발달장애인의 삶에 얼마나 

정 으로 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다.

발달장애인의 정서  변화는 기쁨과 즐거움 등의 기분의 변화뿐 아니라 그들의 자

존감이 향상되는 모습으로도 드러났다. 발달장애인은 이성친구와의 사귐에 해 주

변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스스로에 한 뿌듯함과 자신감을 표출했다. 

면담자: 사실 당사자들이 만나서 결혼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주변에서 부러워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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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D: 많아요. 무 부럽다고. 

면담자: 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당사자 D: 애들이 무 부럽다고 많이 하죠.

면담자: 복지 에서?

당사자 D: 네

한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그들의 이성교제를 격려해  때 그들은 주변인으로부터

의 인정을 경험하고 이는 스스로에 한 자 심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 다. 를 

들어, 아래 당사자 C는 사귀고 있는 이성친구의 가족이 자신에게 건네주는 따뜻한 

말투나 태도 등을 구체 으로 언 하면서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감정을 나타내기

도 하 다.

면담자: OO씨 엄마는 △△씨 보고 뭐라고 했어요? 

당사자C: 좋고 친 하게 말 하세요. 말투가 무 마음에 들어요. 괜찮았어요... OO씨네 

가족들 말투 무 괜찮았어요. 

면담자: 말투가 어땠어요?

당사자C: 부드럽게 말했어요.   

면담자: OOO 선생님은 둘이 사귀는 거 뭐라고 하세요?

당사자 E: 둘이 좋은 커 이라고 항상 이 게 말 하시죠.

면담자: OOO 선생님이 제가 들어갔을 때 공식 커 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씨 마음은 어때요?

당사자 E: 제 마음도 좋습니다.

면담자: 그 게 커 로 인정하는 얘기가 듣기 좋아요?

당사자 E: 네

복지사 A: “ 장님  여자친구 생겼어요!” (라고 해서 그럼) “OO씨 아니야?” 라고 물으

면 “아니에요” 라고 답하면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죠. 

한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자녀가 이성교제 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

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진술하면서 자녀의 자존감이 향상되고 있음을 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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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D: 사회성이 가장 큰 문제인 아이를 보았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동기 유발이 되

는 것 같아요. 뭔가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존감이 업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2) 사회성 발달 

 건강한 이성교제의 경험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들뿐 아니라 

사회성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성 기술은 다른 사람과의 계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에서 이성교제는 발

달장애인에게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를 지켜보는 부모와의 인터뷰에서 부모는 자녀가 이성친구

와 사귀면서 타인에 한 배려심을 자연스럽게 키워가고 있음을 진술하며 이성교제

가 성장과정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언 하 다. 

부모 A: OO(자녀의 여자친구)를 이 게 같이 화 보러 간다고 처음에 그러고. △△△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 선생님이 OO씨랑 □□씨(면담자 자녀)랑 서로 챙

겨주고 잘 지낸다고 해서. 는 뿌듯했죠. 자폐아이 성격상 구를 배려하고 챙

기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발 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서 좋았어요. 처음에는.. 

얘가 성장을 해가고 있구나 그 게만 생각했었죠. 

부모 A: 그 부분은 도 깜짝 놀랐어요. 쇼핑하러 같이 다니면서 화보고 코엑스몰 다

니면서 자기가 OO 립스틱 선물했다고 하더라구요. 아 그래서 정말 사회성이 자

폐아이들에게 발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좋아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

△△ 선생님 것도 하나 더 사서 선물할걸 그랬나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무 깜짝 놀라고 즐거웠죠. 

 

한, 이성교제를 통해 발달장애인은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되면서 주변인에게 짜증

을 내거나 문제행동을 표출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 C: “오늘은 뭐하고 싶니?” 물어보고 뭐하고 싶다고 하면 돈을 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지켜보는 거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집에 가서 

어머니를 안 괴롭힌 요. 문제행동도 어드는 거죠. 다른 곳에서 성폭력의 

문제가 되는 것보다 ‘좋은 감정을 가진 친구들과의 이성 계는 이해해야겠다’

는 라는 생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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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 경험은 문제행동의 감소와 타인에 한 배려를 넘어서 학

교생활의 정 인 변화로까지 확장되어 나타나기도 하 다. 아래 특수교사 C의 진

술에서처럼 발달장애인은 이성친구를 사귀면서 수업시간에 더 극 으로 참여하고 

주변 친구들과도 더 많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 다. 

특수교사 C: 그 남학생이 있을 때 수업 태도가 완 히 달라요. 그 애가 있으면 발표도 

하고 웃고 막 그런데. 그 친구가 없으면 애들이랑 얘기도 안하고 우울해요. 

수업에 한 동기유발이 확실한 거죠.   

연인과의 데이트는 무슨 화를 볼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쇼핑을 하러 어디

로 갈 것인지를 계속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은 발달

장애인에게 타인의 결정을 그 로 따르고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이 좋

아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선호도에 맞추어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 다. 

당사자 E: 으흠... OO씨랑 화볼 때. 화보자고 화도 걸고요.  강남역에서 강남식

당 맛집에서 한식이나 일식집 같은데서 OO랑 밥 먹을 때도...

면담자: 맛있는거 먹으러 갈 때 맛집 미리 알아보기도 해요?

당사자 E: 네, 미리 알아보기도 하고 메뉴  서 무슨 음식을 먹을지 골라서 이것 것 

막...

[...] 

당사자 E: 밥먹을 때도 있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같은 거 먹을 때도 데이트하고.

면담자: 어디 갈까 이런걸 가 결정해요? 화볼까 쇼핑갈까 가 결정해요?

당사자 E: 제가 다 결정하죠.

자기결정은 삶을 살아가는 주체자로 행동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이

는 발달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자기결정을 수행하는데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이 가진 

장애특성에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결정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 기 때

문이기도 하다(최복천, 2012). 이러한 에서 다양한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성교제의 경험은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성교제는 두 남녀 사이의 만남뿐 아니라 상 방의 친구 혹은 가족과의 만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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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확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은 둘이 데이트를 하면서는 배울 수 없

었던 사회  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당사자 C: 아빠 회갑 때 와줘서 고맙고.

면담자: 아빠 회갑 때 OO씨가 왔어요?

당사자 C: 네, 양복 입고요.

면담자: 그 때 △△씨는 뭐라고 해줬어요?

당사자 C: 와줘서 고맙다고.

면담자: OO씨는 정말 다정하네요. 가족들을 다 챙기네요. 그럼 어머니 생신 때는요?

당사자 C: 엄마 생일 때 꽃 한번 사줬어요.

 발달장애인은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가족, 학교나 기 의 친구, 교사로 한정되

어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런데 이성교제를 통해 보다 넓은 사회  계망을 갖

는다는 것은 그들의 지원망이 확 된다는 에서도 정 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관계의 의미

(1) 서로에 한 바람

남녀가 만나서 그 계를  발 시켜나가는 속에 그들은 상 방에게 무엇인가

를 기 하고 바라게 된다. 그 바람은 상 방을 아끼는 마음의 표 이기도 하고 자신

이 원하는 것을 상 방이 해주기를 원하는 기 이기도 하다. 발달장애인의 진술들은 

왜 상 방을 좋아하고 그 계 속에서 무엇이 그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지에 한 자세한 부연설명을 제시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발달장애인들이 서로에게 무엇을 기 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하

게 하는 단서를 그들의 진술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먼  발달장애인이 상 방에게 기 하고 바라는 것  하나는 자신을 아끼고 배려

해주는 마음으로 그들의 진술에서 이러한 기 감은 ‘양보’, ‘배려’라는 단어로 표 되

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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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그럼 결혼하기 에는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한테 어떤 걸 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당사자 C: 배려해주고 양보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당사자 A는 이  남자친구와의 계에서 본인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상 방의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계가 지속되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배려에 한 기

감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당사자 A는 첫 번째 사귀었던 남자친구에 한 평가를 

아래와 같은 진술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람을 별로 맘에 들어하지는 않았어요. 하는 행동이 별로 거든요.”

“남자쪽에서 일방 으로 어 붙인 거에요”

“하는 짓도 맘에 안 들고”

“  사람은 무 강제 이었어요”

“생각해 본다면 기다릴  알아야 하는데, 안 기다리고 막 어붙이는 거에요.” 

이러한 묘사와 반 로 재 사귀고 있는 친구에 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성격(이 좋고)... 배려도 잘해주고”

“옷이랑 지갑이랑 가방이랑 (선물도 잘 해주고)”

“집에도 데려다 주고... 남자친구집이 먼데 데려다 주고 가요”

“ 요일은 5시 넘어서 끝나니깐 다른 곳으로 (내가) 가면 오래 걸리니깐 남자친구가 오

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간에서 만나요”

이처럼 당사자 A의 상반되는 진술을 통해 발달장애인은 자신을 배려하고 아끼는 

상 방의 마음을 통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

한 사랑받는다는 기분을 느끼기 해서 상 방이 아껴주고 배려해주기를 바라고 있

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연인 사이에서 상 방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을 로해 주고, 의지의 상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  

보면 사람의 일반 인 심리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 방으로부터의 지지와 보호에 

한 기 감은 본 면담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의 일부에게서도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한 상 방이 그러한 행 들을 보여주는 것에 만족감을 표 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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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OO씨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당사자 A: 사랑은 의지하고 보호해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사자 B: OO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가 나를 건드리면 OO를 때리고. 흥분해서 더 

때리고. 나를 좋아해서 더 때리는 것 같아요. 

면담자: 남자친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당사자 C: 여자친구 우울할 때 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

당사자 C: 제가 무 속상해서 울었거든요. OO가 때려서. 제가 언니인데 반말해서 조  

울었는데 △△오빠가 휴지 갖고 와서 달래주고...

면담자: 그게 좋았어요?

당사자 C: 네

이러한 보호에 한 바람은 때로 장애가 없는 상 자가 장애가 있는 자신에게 보

다 많은 것을 해  수 있을 것이라는 기 감으로 나타나기도 하 는데, 를 들어 

당사자 A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기도 하 다. 

면담자: OO씨는 장애가 있는 사람도 남자친구로 괜찮아요?  

당사자 A: ...어떻게 생각해보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보호를 해야 하는데, 보호를 못

할 것 아니에요. 한편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보호에 한 기 감은 면담에 참여한 여성 발달장애인에게 주로 나타난 반면 남성 

발달장애인 D의 경우는 여자친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당사자 D의 모습이 보호받고 싶어 하는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에서 나온 것

인지, 가족이나 매체를 통해서 배운 것인지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연인 계에서 

보호가 요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에서는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당사자 D: OO 지켜  마음이 생기니까. 제가 여자를 잘 지켜줘요. 싸우면서도 에 있

으면 제가 지켜주려고 합니다. 제가 지켜주잖아요.  싸우면서 OO 에 

못오게 해요. 한 번만 에 오면 제가 화를 내요. 제가 성격이 불같아서. 아무

도 에 못오게 하고 지키잖아요.

면담자: 복지 에서 때리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네요?



Ⅳ. 연구결과

73

당사자 D: 네, 제가 막죠. 막아버리죠. 왜 때리냐고 한마디 하죠. 그러면  못 때려요. 

치를 요.

면담에 참여한 부분의 여성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를 받고 싶다는 바람 외에 

두드러진 기 감  하나는 애정을 표 해주기 바라는 마음이었다. 이는 일반 인 

연인사이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인데, 여성 발달장애인은 상 방으로부터 

다정다감하거나 살갑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를 들어, 당사자 B는 재 만나

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 다음과 같이 진술

하 다.

당사자 B: 안아주는 사람이 좋아요. 애정표 을 해줘요. 사람들 다 있는데서 ‘사랑한다고’ 

하고, 애교를 부리고, ‘결혼하자’고 얘기하고... 그 게 표 해 주는 게 좋아요. 

당사자 F 역시 남자친구가 ‘사랑해’라는 표 을 해주지 않는 것에 해 아쉬움을 

표 하며 상 방에게 애정표 을 바라고 있음을 나타냈다. 

당사자 F: 제가 OO씨 카톡 보낼 때 가끔은 사랑해라고 카톡 보냈어요.

면담자: OO씨는요?

당사자 F: 사랑해라고 보내면 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요.

면담자: 근데 OO씨는 사랑해라고 보낸  없었어요?

당사자 F: 네, 없었어요. 

면담자: 사랑해라고 하면 좋을텐데.

당사자 F: 네 그러니깐요. 는 카톡으로 애정표 을 했어요.

  

자신을 아껴 다는 느낌을 받고 싶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특히 친구나 연인 계

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리고 상 방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언어  표 이나 선물을 통하여 확인받기 원한다. 한, 자신이 심정

으로 힘든 상황일 때 자신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상 방으로부터 로받고자 하는 

기 감은 우리가 주 에서 쉽게 지켜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일반 인 모습들

은 발달장애인의 이성 계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그들도 비장애인과 비슷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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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람직한 관계 

 

발달장애인의 한정된 어휘와 의사소통 기술로 인해 본 연구의 면담에서 그들이 이

성친구와의 건강한 계를 유지함에 있어 무엇을 요하게 여기는지를 정확하게 

악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그들의 진술을 그들의 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면 단

편 으로나마 발달장애인이 둘 사이의 계에서 그리고 그 계가 지속되기 해 무

엇이 필요한지를 나름 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이 이성 계에서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는 상 방에 한 

충실함이었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의 당사자들은 ‘바람둥이’, ‘바람피우기’ 등의 용어

를 사용하면서 상 방이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는 것에 해 매우 싫어하는 모습을 

공통 으로 보 다. 

당사자 D:  여자친구랑 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제가 헤어질라고 했어요. 바람도 많

이 피우니까 무 안 좋더라구요. ‘바람피는 여자 딱 질색이다’ 속으로 그랬

죠. 다른 여자 만날까 (생각도 하고)...

특히, 재 이성친구를 사귀기 이 에 다른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 이성친구와 이 의 친구를 비교하면서 때로는 분한 감정을 노출하며 자신

에게 충실하지 않은 모습에 해 분명한 어조로 싫음을 나타내었다.

당사자 C: OOO이라는 후배(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바람둥이 기질이 있었어요. [...]  

좋아했다 다른 여자 좋아했다 그랬어요. [...] 네. 나쁜 남자에요. (그래서) 는 

에 남친들보다 지  남친이 더 좋아요. 

에서 인용한 당사자들의 진술에서 엿보이듯이, 자기를 좋아하다 다른 사람을 좋

아하는 것은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비록 당사자들의 직

인 진술로 표 되지는 않았지만 상 방에 한 충실함은 연인 사이에서 무엇보다 

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이 게 표면 으로 드러나는 ‘상 방에 한 충실함’뿐 아니라 ‘책임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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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계를 지속해 가는데 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책임감을 표 하는데 있어 추상  언어를 통해 설명하기보다 결혼생활 혹은 가정 꾸

리기라는 그들이 바라는 미래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결부시켜 남녀의 책임감을 

언 하고는 했다.

당사자 C: 책임감이 있어야 해요.

면담자: 가 책임감이 있어야 해요?

당사자 C: 음... 둘이 결혼한 사람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요.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애

들 있으면은... 결혼한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어야 해요. 애들도 야하지. 일도 

잘해야지. 애들한테 잘해야 하지. 자상해야 되고.

발달장애인들이 부모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통하

여 습득한 것인지는 그들의 단편 인 진술만으로 확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가정이라 칭하는 이성 계의  다른 모습 속에서 책임감을 계의 지

속에 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는 이었다. 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구체 인 역

할들은 형 인 아내와 남편의 성역할을 닮아 있었다.   

면담자: 좋은 아내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당사자 C: 살림을 잘하는 아내

[...] 

면담자: 그러면 좋은 남편은요? 

당사자 C: 일 잘하는 사람, 자상한 남편이었으면 좋겠어요. [...] 회사에 다녔으면 좋겠어

요. 남편이. 

 

면담자: [...] 그럼 좋은 아내의 역할은 뭐일 것 같아요?. 

당사자 D: 아내는 잘 줘야 하고. 일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돈 벌어오는 거  해야

하니깐. 

면담자: 그러면 혹시 좋은 남편의 역할은?

당사자 D: 아내의 일을 많이 도와주는 거. 제가 OO 일 도와주고 해야죠.

면담자: OO씨한테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당사자 E: OO한테...음... 설거지도 도와  거고, 밥하는 것도 도와  거고.

면담자: OO씨는 △△씨를 해서 뭘 해야 할까요?

당사자 E: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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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생각하는 이성 계의 발 과 지속에 필요한 마지막 요소는 ‘상호 

이해’ 다. 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의 면담에서 ‘마음이 맞음’, ‘얘기가 통함’, ‘편안

함’ 등의 표 을 통하여 진술되고 있다.

면담자: 좋은 여자친구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당사자 C: 호흡이 잘 맞는 사람 

면담자: 좋은 남자친구는? 

당사자 C: 마음이 잘 맞는 사람  

[...]

면담자: 여자친구는 남자친구한테 어떤 걸 해줘야 하는 거 같아요?

당사자 C : 배려해주고 양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면담자: 남자친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당사자 C : 여자친구 우울할 때 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면담자: OO씨하고 있을 때하고 다른 친구 △△씨나 있을 때랑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당사자 E: △△랑 있을 땐 (기분이) 좀 안 좋고... OO랑 있을 땐 마음이 편하죠... △△는 

무슨 말할지 불안한데, OO랑은 마음이 편하고...  

당사자 D: 까칠한 여자는 싫어요.

면담자: 까칠한 게 어떤 거죠?

당사자 D: 화내고 화 안 받고 문자 계속하고 그런 여자는 싫어요.

면담자: 잘 삐지는 스타일?

당사자 D: 그런 여자는 싫어요. 는 삐지는 거랑 우는 거 제일 싫어요. [...] 특히 랑 

비교하는 여자는 딱 질색이에요. 딱 질색!

남녀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가져 그 계를 시작한다 하여도 서로에게 

가진 호감만으로 그 계를 지속시키기는 어렵다. 결국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해  때 그 친 함이 유지될 수 있는데 이는 발달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즉 의 진술에서 나타난 것처럼 발달장애인도 서로에 한 이해를 요한 

가치로 삼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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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및 지원 

1) 부모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및 태도

 

(1)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한 정 인 태도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사회  태도는 에 비해 수용 이고 정 으로 변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분 기 속에서 발달장애인의 성  표 이나 성  행동은 

더 이상 기이하거나 이상한 모습이 아닌 삶의 요한 부분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

한 사회의 반 인 인식 변화는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 교사, 복지사들에게도 나타

나고 있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비장애인이 이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데이트를 하는 

것이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듯 발달장애인이 이성친구를 만나는 것도 발달의 한 

과정으로 여기고 있었다. 

복지사 C: 성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는데, 얘네들한테 사귀는 것, 사회 인 계를 삶의 

즐거움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충분히 결혼

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으면 하고...

복지사 A: 이제는 엄마들도  같지 않고, 지 은 많이 오 이 되셨어요. 둘이 사귀게 

되면 좋겠다.

부모 A: 학교 내에서 일반학생들을 OO가 쳐다보고. 한 학생을 좋아했어요. 는 자조

모임에서 친구로만 생각했지 사귀리라고는 생각 안했거든요. 이 게 같이 화

보러 간다고 처음에 그러고. OO랑... 선생님이 OO랑 △△랑 서로 챙겨주고 잘 

지낸다고 해서 는 뿌듯했죠. 자폐아이 성격이 구를 배려하고 챙기는 게 어려

운데 그래서 발 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서 좋았어요. 처음에는...애가 성장을 해가

고 있구나. 그 게만 생각했었죠. 얘도 일반아이들보다 느끼는 게 조  더디지만 

그래도 다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OO를 배려하고 좋다고 해서 폭 으로 지지

를 한거죠.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부모의 반 인 태도는 수용 으로 변했지만 부모의 나

이가 많은 경우에는 발달장애 자녀의 교제에 해 상 으로 덜 수용 이고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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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는 사회가 반 으로 성에 해 정 이라 하더라도 나이든 세 들이 

은 세 보다는 반 으로 보수  성향이 강함을 그 로 반 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사 C: 엄마의 나이가 요즘 청소년 애들의 엄마는 되는데, 40 나 50 는  안돼

요... 20 인 경우는 이성교제가 돼요. 근데 장애인 친구들 40-50 는 못하게 

해요. 자기네들 사고가...

(2) 장애정도가 태도에 미치는 향

발달장애인의 이성 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있어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는 

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부모와 복지사와의 면담에서 언 되고 있는데, 

자녀의 장애가 심하면 부모는 자녀가 이성친구를 만나고 사귀는 것에 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 다. 이는 실제 나이와 상 없이 발달장애인의 정신연령이 낮

으면 모든 발달이 어린아이 수 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  흥미나 심도 없고 성

으로 발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회의 잘못된 편견을 그 로 보여주는 것으로 여

겨진다. 

복지사 C: 어머니들이 이성교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혼까지 고민하는 그룹은 소  

말하면 지 장애인들 에서 약간 마일드한 의사소통이 되는 그룹인거죠. 

증장애인들은 아  고민조차 안하시죠. 

부모 D: 그 학교에서도 자폐인인데 결혼을 하고 애기를 낳았다고 선생님들 조회시간에 

“ 가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이미 선배들이 있었던 거

요. 그러면 분명히 이들이 가진 성 인 요구라든지 결혼을 하고 이런 정말 우

리가 같이 밟는 단계를 밟는 것인데 굉장히 이걸 기이하게 생각하시고 마치 

걔는 0.0001퍼센트었기 때문에 그 게 하는 것이고...

(3)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한 학교  기 의 태도 

발달장애인의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는 발달장애인의 성에 해 체 으로 정

이고 수용  입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경험한 학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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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련 기 들은 발달장애인의 성  표 , 성  행동에 해 엄격한 기 을 

용하고 있었다. 이 게 엄격한 규 을 용하는 것은 장애 련 기 에 제공되는 발

달장애인의 성과 성  권리에 한 일 된 정책이나 지침의 부재로 인해 각 기 에

서 성  문제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한 발달장애인

의 성 련 문제 발생 시 기 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도 여겨진다. 

특수교사 C: 학교에서 아주 은 한 스킨십을 하다가 걸린거에요. 그 때는 학교에서 징계

를 줬었어요. 남학생 여학생을. 남학생한테 가 처벌을 거죠.

복지사 A: 임신상태가 발생되었어요. 작업장 친구들이. 복지 에서 했다고 하더라구요. 

어머님 아버님 오셔서 기 이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기 에서는 모

든 연애가 지 어요.

특수교사 C: 학교에서는 “문제만 안 일어나면 반은 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깐... 

부모 D: 사고만 나지 마라. 혹시 사고 날 험이 있는 친구는 복지  이용을 못하게 해. 

실제 사고가 나면 그 친구들 정리해요. 복지 도 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우선으로...

(4) 발달장애인의 결혼에 한 이 인 태도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발달장애 자녀가 장애를 가진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에 

해서는 거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혼에 해서는 배우자의 장애 여부에 따라 이

 태도를 보여주었다. 즉 부모들은 발달장애인끼리 결혼을 하는 것에 해서는 

부정 인 입장이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그들만의 가정을 이루는 과정인데, 발달장

애인의 경우 독립 인 결혼생활을 해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을 한 지원  성교육이 아직까지 미비한 실에서 발달장애인의 부모

는 발달장애인끼리의 결혼을 독립이 아니라 자신들이 돌 야 하는  다른 자녀가 

생긴다는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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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 B: 어머님들도 자녀의 욕구를 인정하고 결혼에 해 동의하지만, 차마 다른 지

장애인하고의 결혼은 두려우신 거죠... 실제 으로 지 장애인분끼리의 결혼은 

부담이에요. 내가  하나를... 

부모 B: 그 순간 아... 장애를 가진 애죠. 그쪽도. 결혼을 생각하면서 상 방 부모를 만나

려고 하니까 갑자기 골이 지끈지끈 아 면서 끔직하더라는 거에요. 두 짐이 된

다고 생각하니까. 지 은 아주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도 물론 장애인을 

만난다고 한다면. 장애인과 장애인이 화합을 하는 것도 잘만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와닿지 않아서. 생각을 하면 내

가  한 사람의 짐을 더 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죠. 

한편,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결혼을 하는 경우에 해서는 결혼에 한 수용  

태도를 보 다. 이는 배우자가 비장애인일 경우 부모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배우자

가 자신의 자녀를 돌보고 지원할 것이라고 기 할 수 있어 부모의 심리  부담이 

어들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복지사 B: 기본 으로 천사같은 여자와 살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양육의 일정

부분이 그 분한테 넘어가는 가니깐, 국분이나 베트남분하고 결혼해요.

부모 B: 일반인하고 결혼하는 걸 원하세요... 결혼은 해야지 그러시는데. 일반인들은 조  

모자라지만 정상에 가까운. 그분들은 욕심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서 OO가 생활

을 해야 OO을 도와 다면서. 그 게 생각하시더라구요. 

(5) 발달장애인의 자녀출산  양육에 한 걱정과 염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나 서비스 제공자들이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이 이성친구를 만나 연애를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이 아

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에 해서는 걱정과 염려를 나타내었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자녀를 제 로 키우지 못할 것이며 자녀와 유 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는 사회  편견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 B: 성 인게... 둘이 만나서 뽀뽀하고 손잡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지만...여기서 

말하는 성 이라는 것은 뭐 그러다가 잘못되서 정말... 임신이라도 한다든가 하

면 아주 큰일날 최악의 경우일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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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 B: 근데 이성교제와 결혼은 권리로 생각하는데, “솔직히 아기 낳는 것은 잘 모르

겠어요”라는 복지사들도 있어요. 

복지사 C: 심 가져주고 지원해서 결혼까지 골인하는 경우도 있고, 사귀는 것도 좋고, 

자는 것도. 어떤 부모님들은 여자애의 생리를 체크하고 어떤 경우는 약을 먹

인다고도 하더라구요. 

특히, 한 사회  지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이 발달장애인과 결

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부모는 자신의 자녀뿐 아니라 손주도 함께 돌 야하므

로 양육에 한 부담은 오로지 부모의 몫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출

산과 양육에 한 부모의 걱정이 거부  태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부모 B: 결혼을 하면은... 해서 같이 생활을 하고 가장이 되는데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경제 인 면, 생활 인 면도 그 고 아이문제도 그 고. 아이를 정말 낳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어떻게 양육해야되고. 결혼과 동

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요...

2) 부모 및 관련서비스 제공자의 지원과 역할

(1) 상담가로서의 역할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를 지원하는

데 있어 자신들이 조력자, 상담가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 다. 발달장애인들

은 데이트, 키스, 포옹 등 성  행동과 련한 궁 한 사항 혹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담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 비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사회  지원망이 있으므로 비

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나 동료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경

우 그들의 지원망은 부모, 교사, 복지사일 것이다. 이에 부모, 교사, 복지사가 발달장

애인의 상담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요한 것 같다.  

복지사 C: 애들이 한테 물어 요. 여자친구 선물은 뭐가 좋은지... 생일인지... “핸드폰 

고리는 얼마이고, 돈은 얼마나 있니?” 이런 식으로 서로 화하면 완 히 정

서  공감과 친 감이 생기는 거죠. 꽃을 살려면 꽃값을 알아야 하는데,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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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고 물어보고 오라고 하면 그 다음날 물어보고 와요. 2,000원이래. 그래? 그

럼 을 써야지. 이런 것을 가르치니깐... 

특수교사 C: 데이트를 한다거나 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 스킨십을 이야기 해 까 하

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애가 만약 한테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면, 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문 인 성지식을 다루는 

로그램도 요하지만 교사가 1  1로 아이들의 성 인 고민들, 이런 개인

인 것들에 한 근이 필요하다고 요. 

특수교사 B: OO생일 되면 “엄마 언제 OO이 생일이래” 그러면서... 근데 자기가 스스로 

가서 선물을 고르고 편지 쓰는 거는 못하지만 엄마한테 도와달라는 신호거

든요. 그래서 제가 “OO선물 사러가자. 네가 편지 써라” 하면서 (선물을) 주

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장애인의 교제는 부모가 많이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 이성교제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교수하는 역할

이성과의 만남은 데이트 신청하기, 약속 장소 정하기, 화하기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성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성에 한 호기심은 있지

만 이것을 하게 표 하거나 심을 표 한 후 계를 유지하기 해서 필요한 

사회성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에게 이성 계에서 필요한 기

술을 가르쳐야 하는데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인식

하고 있었다. 발달장애인의 성교육에 교사와 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부모가 요

한 교수자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정 이라 할 수 있다. 

복지사 C: 사귈 때 낯선 장소 말고, 집이라든지... 그리고 둘만 보내지 말고, 둘둘씩 4명

을 보내면 더 좋다... 이성교제를 극 지원하되, 처음에는 둘이 만약에 차 마

시러 가면 에서 조  주고 하는 식으로...

부모 D: 제가 경험한 경우는 아이들이 우선 굉장히 감각 이었어요... 데이트가 계라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직 인 단어가 나가는 거에요 ‘가슴이 크다’

라던가..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런 표 이 좋다는 걸 말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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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 A: 역할극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데이트를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세세한 것부터.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은지... 

부모 B: 아이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성 으로 무 민한 아이들도 있고. 부모입장에

서 그 부분에서는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여러 번 얘기하다보면 아이들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고 정말 사고가 발생

하는걸 방지해야 할 것 같아요. 

4)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  

(1)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성교육 제공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인식은 향상되었지만 그들에게 제공되는 성교육의 기회는 

여 히 제한 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은 음란한 잡지, 동 상 등을 통해 성지식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성지식은 왜곡된 것이 많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을 

한 성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요하다.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 의해서도 지 되고 있는데,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

려하며 그들의 요구를 반 한 성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실히 요구하고 

있었다.

특수교사 C: 장에서도 그 잖아요. 피임이라든지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애들한테는 

다른 교육을 하잖아요. 실질 으로 필요한 교육과는 괴리가 크잖아요...어떨 

때는 해도 되는 건지, 어떨 때는 안 되는지에 한 구체 인 내용과, 피임

하는 방법이라든지에 한... 발달장애인의 수 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성지

식에 한 내용이 담긴 자료가 필요해요.  

복지사 B: 성교육도 그 이드별로 다르게 가야해요... 집체 교육이 무나 같은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심 없는 친구들은 심도 없는데 자꾸 들어야 하고, 

그래서 아주 기본 인 성교육은 공통으로 하되, 수 별에 맞는 개별화된 성교

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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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 제공

발달장애인은 사랑과 애정의 욕구가 있어도 이를 표 할 수 있는 이성을 만나기가 

일반인에 비해 상 으로 어렵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는 매춘을 찾기도 하고 여성

의 경우는 성폭력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에게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

회를 제공해  것을 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를 인정하

는 사회  인식 변화도 요하지만 그들이 그 권리를 올바르게 릴 수 있도록 돕기 

해 실 인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부모 D: 연애를 하는데 일방 인 짝사랑이 많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해소 못하는 부분

이 있잖아요.  하나는 정말 사람하고의 계에서의 로그램. 미 ? 그룹여행

이라던가 뭔가 기회 제공.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 인 것이 아니더라도. SBS에 

짝 로그램이라든지. 부모님이 그런 동조합이라도 만들까. 미 주선 동

조합... 

부모 A: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성인기가 되면 욕구가 상당히 많은데 래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 잖아요. 엄마들이 항상 데리고 다니고, 성인 아이들이 어

렸을 때는 부모가 착으로 다니고. 동아리 같은 게 더 없거든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게 차단이 되는 거에요. 근데 이게 폭력 으로 된다는 거는 사회 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라에서 반사회 인 인물을 교화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지원을 해서 자조모임을 여러군데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3)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들을 한 문상담  교육 제공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발달장애인의 성과 

련한 상담  교육을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해 자신들 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 이 필요함을 지 하 다. 성은 부모나 

문가를 한 교육에서 자주 생략되는 역이다. 그러나 부모, 교사, 복지사들은 발

달장애인의 성을 지원하고 그들의 성  욕구에 잘 처해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

으므로 그들에게 성과 련한 교육과 필요시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문기

의 지원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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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 B: 본인들이 선택한 것을 부모들이 어떻게 서포트 해줘야 하는지에 한 교육이 

필요하죠... 어떤 어머님들은 굉장히 잘하지만, 어떤 어머님들은 거의 반 이상

은 잘 모르죠. 

부모 D: 상담을 하다 보니 얘기가 된 경우가 있죠. 남학생 같은 경우는 당연한 경우잖아

요.  같은 경우도 짜 고, 그래서 반문했죠.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

가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에요. 

특수교사 B: 교사가 학생을 개인 으로 상담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해

서 교사가 답을 하거나 하는 것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사도 군가에게 좀 물어보거나 상담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상

담센터에서 장애인의 성에 해서 상담해주시는 분은 없고 잘 몰라서. 온라

인으로라도 이 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4) 학교  련 기 의 지침 개발  용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태도의 변화로 학교나 장애인 기 이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를 존 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Richard 외, 

2009).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 교사, 복지사들에게서도 요구되고 있는데 한 교

사는 학교에서 허락되는 행동에 한 지침이 있어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부모, 교사

가 모두 알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다. 

복지사 A: 둘이 사귀었어요 두 어머니들도 생각보다 잘 받아들이셨어요... 그 애들은 

간에 헤어져서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한번은 여자애 쪽이 난리가 나서 남자

애를 못나오게 한  도 있어요... 정말 그 아이가 성폭력을 당했다면서 그런

데 사실은 서로 좋아했던 건데. 일반 으로 남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거든

요. 이런 사건을 하는 기 의 태도가 요한 것 같아요.

특수교사 B: 학교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의 범 를 정하거나 분 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나 기 에서 일정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교사나 복지사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여 발달장애인의 성  표 과 성  행동을 단하고 지도하게 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같은 성  행동도 서비스 제공자가 구냐에 따라 수용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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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비일 된 태도로 발달장애인은 혼란을 겪게 되

고,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에게 한 성  행동을 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성과 련된 일 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한 실행지침을 마련하여 부모 

 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사회  인식 개선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회  인식의 변화를 한 극 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태도가 일부 변화되었다 하더

라도 재까지도 발달장애인의 성과 련된 사회  편견은 여 히 강하게 남아 있다. 

발달장애인이 성 으로 충동 이거나 무성  존재로 성에 해 무지할 것이라는 잘못

된 믿음이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성  행동을 하

여도 발달장애인의 행동은 덜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왜곡된 시선은 발달장

애인과 직  련된 부모, 교사, 복지사에게 더 직 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으므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사회  인식 변화를 한 교육과 홍보를 실히 요구하고 있다.

복지사 C: 이상하죠. 혼자 다녀도 이상한 앤데. 둘이 다니니... 자기네들끼리 끌어안고 막 

이러고 있어.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그냥 장애인은 도움이나 수혜자로 생각하

고 있지, 걔네들이 뽀뽀하고 그런 것은... 

부모 D: 애들은 다 하는데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부분이 더 걱정

이 되셨던 거에요. 어머님 스스로 장애아동들이 조  더 밝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아닌 것은 알지만 그 사회  시선이 무 크기 때

문에 이것을 아  못하게 해야 하나. 그래서 제 생각이 맞을까요? 하고 물으시

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니잖아요. 그런 편견도 

잘못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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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주요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한 경험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성교제

가 그들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를 심층 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한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를 지켜본 부모, 특수교사, 복지사는 그들의 이성교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심으로 논의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은 주로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기 에서 이성친구를 만나

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 의 수가 제한 이며 그 기 의 구성원

들도 주로 비슷한 래의 장애인임을 고려할 때 그들이 다양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제한 일 수밖에 없다. 이는 발달장애인과 집단면담을 통해 그들의 성지식과 

경험을 살펴본 선행연구(Healy, McGuire, Evans, & Carley, 2009)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은 모두 같은 기 에 참여하는 이성친구와 교제하고 있었다.

발달장애인의 사랑과 애정의 욕구를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요한 것은 그 욕구를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지 않을 경우 

발달장애인은 비정상 이고 건강하지 않은 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복지사들은 남자 발달장애인의 경우 매춘을 찾기도 한다고 언 하 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를 인정하는 의식의 변화와 함께 그들이 그 권리를 

올바르게 릴 수 있는 실  방안의 마련을 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이성친구 선택 기 은 주로 외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

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이성친구에 한 매력을 ‘ 쁘다’, ‘잘생겼다’라고 표 하 는

데 이러한 진술들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외모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사실 우리사회는 성형천국, 외모지상주의라는 비 을 받을 만큼 남들에게 보여 

지는 얼굴, 옷차림, 헤어스타일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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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조 속에서 발달장애인이 상 방의 외모에 호감과 매력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

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이성친구의 외모를 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우리사회의 문화를 그 로 반 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사

람의 성격, 가치 , 태도 등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모

에 치 하는 것인지는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발달

장애인의 이성친구에 한 호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더 심층 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발달장애인은 이성친구에 한 호감을 표 하는데 있어 비언어  혹은 간

 표 을 사용하기보다 주로 ‘사귀자’라는 직설  언어를 사용하 다. 이는 발달장

애인의 제한된 사회성 기술  의사소통 기술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얼굴 표정, 신체  언어 등을 통해 표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한 

상 방의 얼굴 표정, 행동들 속에서 사회  단서를 찾아내는데도 어려움을 갖는다. 

한,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나 문장들은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상 으로 제한

이다. 따라서 그들은 상 방에 한 호감의 표 을 주로 단언 으로 표출하는 것으

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 까지 개발된 이성교제 로그램을 살펴보면, 그 로그램들

은 이성친구에게 호감을 표 하는 법에 해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다(김유리, 2012). 

이는 앞으로의 성교육 로그램이 이성교제에 한 보다 구체 인 지식과 기술을 교

수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발달장애인의 일상 인 데이트는 약속을 정한 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화를 보고 쇼핑을 하는 등 비장애인의 데이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그들은 

선물을 주고받거나 기념일을 챙기면서 둘 사이의 특별한 계를 계속 발 시켜나가

고 그 친 함을 더해갔다. 하지만 비장애인과 다르게 발달장애인은 그들의 데이트 

비용을 부모에게서 지원 받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발달장애인은 취업을 하기 어렵

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최 임  정도의 수입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물질  지원과 개입은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있어 필수 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발달장애인의 데이트 있어  하나의 특징은 부모와의 동석이었다. 발달장애인은 



Ⅴ. 결론 및 제언

91

부모와 함께 이성친구를 만나 식사를 한다고 언 하 는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부모

의 동석에 해 특별한 불만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에 한 불만이 없다 

하더라도 둘 만의 시간과 공간을 선호하는 것은 분명하 다. 연인들 사이에서 그들

만의 사 인 시간과 공간은 그들의 친 함을 더해 가는데 요하며 그러한 사생활의 

보호는 인간의 기본 인 권리이다. Lesseliers와 Van Hove(2002)는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를 존 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데 있어 변화가 있어야

만 한다고 지 하 다. 즉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 향상을 해 사 인 공간의 제공

과 사생활 보호는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 다(Lesseliers & Van Hove; Richard 

외, 2007). 

다섯째, 발달장애인은 이성친구와의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애정을 표 하

고 있었다. 그들의 애정표  방법은 주로 언어  고백(사랑해, 좋아해)과 신체  

(손잡기, 안기, 뽀뽀하기)으로 그들은 나름 로 애정표 의 범 를 규정하고 있었다. 

발달장애인이 규정한 애정표 의 범 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Lesseliers & Van Hove, 2002),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뽀뽀와 같은 애정표

은 하지만 그 이상의 행동은 부모에게 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

었다. 하지만 이것이 본 연구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용되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발달장애인의 애정표  범 가 부모나 주변인의 의견을 그 로 수용한 

것인지 혹은 스스로의 선택인지에 해서는 좀 더 심층 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여섯째, 발달장애인은 이성교제 경험을 통해 정서 , 사회 으로 정 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은 좋아하는 이성친구가 생기고 그 친구와 즐거운 만남을 이

어가면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 고, 이러한 좋은 감정들은 그들의 문제행동을 감소

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한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뿌듯함을 느끼기

도 하 다. 특히, 부모나 복지사가 그들의 이성교제를 격려해  때 그들은 타인으로

부터의 인정을 경험하 고 이는 자존감의 향상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 다.

이성교제는 이러한 정서  측면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발달에도 향을 

미쳤는데, 그들은 이성교제를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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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극 으로 상호작용하 다. 이와 함께 이성친구와의 데이트에서 무엇을 먹고, 무

슨 화를 볼 것인지 등을 결정하면서 선택과 자기결정 기술을 자연스럽게 연습하고 

배울 수 있었다. 

사회성 기술은 교재나 교구, 모의상황을 통해 학습하는 것보다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더 쉽게 습득될 수 있다. 그런데 이성친구와의 만남은 발

달장애인에게 타인에 한 배려, 의사소통 기술, 자기결정 기술 등을 자연스럽게 습

득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한다. 이러한 에서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는 

지하고 제한하기보다 지원되고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서 그들이 서로에게 기 하는 것, 건강한 이성교

제의 유지를 해 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은 비장애인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

다. 발달장애인은 상 방으로부터 배려, 보호, 지지를 받고 싶어했으며, 특히 여성 발

달장애인의 경우 애정표 에 한 바람이 크게 나타났다. 

한 발달장애인은 그들의 계가 계속 지속되기 해서 서로가 그 계에 충실해

야 함을 지 하 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한  는 것’에 한 거부감을 강하게 

표 하면서 상 방에게 충실해야 한다고 언 하 다. 이와 함께 그들은 책임감 한 

계유지에 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책임감은 남녀가 행해야 하는 구

체 인 역할로서 형 인 성역할을 닮아 있었다. 

여덟째, 발달장애인의 주변에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모, 특수교사, 복지사

는 발달장애인의 이성 교제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와 서비

스 제공자들이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 성  표 을 인간 발달의 자연스러운 과정

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지 한 국외연구(Bazzo 외, 2007; Cuskelly 외, 2004; Evans 

외, 2009; Gilmore 외, 2010; Griffiths 외, 2000; Meaney-Tavares 외, 2012)와 일치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사회  인식이 지역, 문화, 인종에 상 없이 정

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 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Aunos 외, 2002; Cuskelly 

외, 2004; Oliver 외, 2002; Plaute 외, 2002)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부모나 

서비스 제공자의 나이는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태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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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드러났다. 즉, 부모나 복지사가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해 상 으로 보수 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 보장을 

해 연령이 높은 부모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해 다고 할 

수 있다. 

아홉째,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발달장애 자녀의 이성교제를 수용하는데 있어 

장애의 정도가 하나의 요인임을 지 하 다. 다시 말해서, 자녀의 장애가 심하면 부

모는 자녀가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  태도는 

선행연구들에서도 공통 으로 지 되고 있는 것으로(Evans 외, 2009; Wolf, 1997; 

Yool 외, 2003), 발달장애인의 정신연령을 성  발달의 단 기 으로 삼는 사회의 

잘못된 편견(Wade, 2004)을 그 로 반 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

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성 으로 발달함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와 상 없이 

모든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 기를 조성하기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열째, 부모, 특수교사, 복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는 수용 이라 하더라도 

발달장애인끼리의 결혼과 그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해서는 회의 인 

태도를 보 다. 이러한 태도는 련 연구들에서도 공통 으로 지 되고 있는데

(Cuskelly 외, 2004; Evans 외, 2009; Lofgre-Martenson, 2004; Oliver 외, 2002; 

Parchomiuk, 2012), Swango-Wilson(2009)은 이것을 자녀의 출산이  다른 양육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부모의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 다. 이러

한 두려움은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발달장애 자녀가 장애인과 결혼하는 것은 반 하지만 비장애인과 결혼 하는 것에 

해서는 허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부모의 이  태도는 발달장애인에 

한 사회  지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을 그 로 반 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를 인정하기 해서는 태도의 변화 뿐 아니라 실제 인 지원이 마련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열한번째,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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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기 하기 해서는 성교육이 필수 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달장애인을 

한 성교육의 기회는 부족한 실정으로(김주  외, 2008; 박효경, 이승희, 2002; Kijak, 

2011) 그들은 이성에 한 심을 표 하고 그 계를 지속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제

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언 한 것처럼 발달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성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이성교제에서 발생하는 고민이나 문제를 부모, 특수교사, 복

지사와 상담하고자 할 때 그들이 상담가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해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한 구체 인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열두번째, 특수교사와 복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학교  기 의 지침 개발

과 일 된 용의 필요성을 지 하 다.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태도의 변화는 학

교나 기 이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를 보장해  수 있는 실제 인 정책이나 지침의 

개발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Richard 외, 2009). 만약 기 이 특수교사나 복지사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태도나 경험에 의지하여 발달장애

인의 성  행동을 단하고 지도하게 될 것이다. 한 기 이 나름 로의 정책을 가

지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애매모호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같은 기 에 종사

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조차도 발달장애인의 성  표 에 다르게 근할 수 있을 것이

다(Christian 외, 2002). 이는 기 의 명확한 지침 수립이 얼마나 요한지를 드러내

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책임감 있고, 일 된 성  행동을 지원하기 해 명확하고 

일 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부모, 교사, 복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 보장을 해 사회의 인

식 변화를 구하 다.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태도가 과거에 비해 수용 으로 변

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그들의 성을 

향한 잘못된 편견이 남아있다. Richard 외(2009)는 지 까지 만연히 퍼져있는 사회의 

오해를 크게 2가지로 지 하고 있는데, 하나는 발달장애인이 성 으로 충동 일 것

이라는 오해와 다른 하나는 발달장애인은 원한 어린아이로 성 으로 발달하지 않

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정보는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를 침해할 수 있

으므로 사회의 인식 변화를 한 교육과 홍보는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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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성 발달  이성교제의 지원에 

한 정책 , 실천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이 건강한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모임과 

활동을 조직하고 구성해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발달장애인은 소속되어 있는 기 이나 활동의 범 가 제한 이어서 만남의 범 도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은 건강한 이성교제에 한 요구를 표 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자조집단 모임, 동아리 활동, 

복지  간의 연계 로그램 등을 극 으로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이 여러 이성을 만

나고 건강한 계를 발 시켜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한 지원과 함께 그들의 이성교제가 결혼, 자녀출

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돌 과 양육에 한 지원이 여 히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 자녀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다른 짐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감은 발달장애 자녀의 이성교제에 한 소극  태도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가정을 꾸리게 될 경우 그들의 독립 인 가정생활과 부모역할 

수행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가사도우미뿐 아니라 자녀양육에 

한 교육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해  수 있는 체계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발달장애인에게 합한 성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발달장

애인의 성에 한 사회  인식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제공되는 성교

육은 제한 이어서 그들은 성에 한 지식을 음란한 서 , 동 상, 인터넷 등을 통해

서 얻는 경우가 많다(Kijak, 2011). 이에 그들은 종종 왜곡되거나 불충분한 성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 한 성교육 로그램을 개발

하여 그들이 올바른 성지식과 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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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부모, 특수교사, 복지사에게 발달장애인의 성과 련한 이슈들에 해 교육을 

제공해야만 한다. 부모나 서비스 제공자들은 발달장애인에게 성교육을 가르칠 뿐 아

니라 그들이 성과 련한 상담을 원할 때 상담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 한 발달장애인의 성에 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발달장애인의 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부모와 서

비스 제공자가 발달장애인의 성과 이성교제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도

록 부모, 특수교사, 복지사를 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성과 이성교제를 지원하는데 있어 필수 인 요소  

하나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이 성에 한 일 된 지침을 

갖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지 된 것처럼 기 의 정책이나 지침의 부재는 발달

장애인의 성  표 이나 성  행동에 한 비일 된 지도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에게 한 행동을 기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모나 서비스 

제공 기 들이 참고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성과 련한 실제 인 지침을 개발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인식 변화를 한 지속 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발달장애

인의 성  권리에 한 당연성과 그들의 성  발달을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사회  

분 기를 조성하는 것은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부모나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변화에

도 정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발달에 한 설명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지역사회의 복지 , 보건소를 심으로 배포하는 등 발달장애

인의 성에 해 극 인 인식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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