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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지원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보호

자, 현장 종사자, 도전적 행동 교육 전문가 총 18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성인기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도전적 행동의 형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행동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도전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지속적인 보수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도전적 행동, 성인기 발달장애인, 발달 장애,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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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발달장애인 등이 보이는 자해 및 타해 등의 행동은 의료 및 교육 분야에서는 문제행동, 복지 

분야에서는 도전적 행동, 일부 기관 등에서는 어려운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국립정신

건강센터, 2018; 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이들 용어는 비

록 사용되는 분야마다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해당 행동이 행동을 하는 당사자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강도, 빈도, 기간 측면에서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 데 중

대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동을 지칭하는 것이다(Emerson el al., 198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지

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하며, 이들은 비장애인이나 기타 심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다양하고 심각한 도전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Baker et al., 2003; 

Macintosh & Dissanayake, 2006; Matson, Wilkins & Macken, 2008; Nicholas et al., 2008). 특히, 도전적 

행동은 성인이 될 때까지 증가하며, 성숙함에 따라 그 심각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olden & Gitlesen, 2006; Murphy et al., 2005). 이러한 현상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의무 교육과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인기에 접어든 발달장

애인은「장애인복지법」과「발달장애인법」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의존하

게 되며, 이 시점에서 도전적 행동이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성인기 발달장애인

이 이용하는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도전적 행동 유형은 자해 행동

(13.1%),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타해 행동)(12.6%), 그리고 자기 자극 행동(11.5%)인 것으로 나타

났다(최진혁, 김대용, 김민영, 2021). 이러한 도전적 행동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서비스 접근을 방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배제를 경험하게 하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Tӧlli et al., 2021).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 종사자들

은 의미 있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이러한 과

정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고은, 2021).

또한, 도전적 행동이 심각한 발달장애인은 불필요한 약물 복용 및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Bowring et al., 2017).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 종사자들에게 도전적 행

동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부상의 위험성, 정서적 피로감, 소

진, 그리고 높은 이직률이 발생하고 있다(Klaver et al., 2021; Paris et al., 2021). 이는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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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 발달장애인의 가족, 특히 주 양육자인 부모는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

스와 소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 내 갈등도 심화된다(Dreyfus & Dowse, 2020). 특히 

부모는 자녀의 도전적 행동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감내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타인에게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끼며, 지속적인 정서적 압박을 받는다(임원균, 오은경, 

2014; 임혜경 외, 2018). 이와 같은 상황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위험을 

높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에게도 심각한 부담을 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시

행하였다. 이 사업은 도전적 행동이 심각하고 기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

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개별, 주간 그룹, 24시간 개별 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정책적 조치로 평가

받고 있으며, 성인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

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부모, 특

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돌봄 부담에 집중해왔다(강승원, 김민경, 2020; 윤선미, 정이윤, 양호

정, 2022; 임혜경 외, 2018; 임혜경, 황순영, 2018). 또한,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 종사자들이 성인

기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도 이

루어졌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들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분석하였으며(유수진, 이은혜, 한정은, 

2020), 또 다른 연구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가 응용행동분석 중재에 참여한 후 인식 변

화와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방수진, 이성봉, 2021). 이러한 연구들은 종사자들이 느끼는 현장의 

어려움과 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 종사자 및 도전적 행동 교육 전

문가가 모두 참여한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도전적 행동 예방 및 지원 교육과정에 필요한 내용

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2022)에 따르면, 발달장

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8.3%가 도전적 

행동 지원 교육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0%는 모든 종사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발달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의 종사자를 위한 도전적 

행동 지원 관련 교육과정의 수립 및 내용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학(원) 또는 비학위 교육기관을 통해 행동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

며, 이는 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가의 수에 비해 실제로 양성된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며, 특히 행동 중재 전문가의 수가 제한적

이기 때문에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행동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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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최진혁 외, 2021).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 

종사자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도전적 행동의 발생빈도가 잦아지

고 강도가 커지는 성인기 발달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도전적 

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 종사자 및 도전적 

행동 교육 전문가가 참여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의 형태, 기능 및 도전적 행동의 예방과 지원에 대한 경

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 종사자를 위한 

도전적 행동 예방 및 지원 교육과정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기 발달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도전적 행동 지원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 종사자 및 도전적 행동 교육 전문

가가 요구하는 도전적 행동 지원 교육과정의 내용 및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FGI) 참여자는 A시 소재 발달장애인 지원 기관의 협조를 통해 선정

되었다. 참여자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었으며, 첫 번째 그룹은 A시에 거주하며 성인기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 구성된 보호자 그룹이었다. 두 번째 그룹은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되었으며, 현장 전문가는 A시 내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하는 자들로, 실무자는 A시에서 시행된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예방 및 지

원과 관련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전적 행동 교육 전문가 그룹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와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도전적 행동 예방 및 지원 교육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들로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

자에 대한 정보는 <표 Ⅱ-1>에 제시되었다.

선정된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 목적과 FGI의 사용 목적이 연구 목적에 한정되며, 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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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연구 참여자 구분 성별 관련 정보

보호자

보호자-A 여 · 성인기(40대, 남) 발달장애인 자녀 있음

보호자-B 남 · 성인기(20대, 여) 발달장애인 자녀 있음

보호자-C 여 · 성인기(20대, 여) 발달장애인 자녀 있음

보호자-D 남 · 성인기(20대, 남) 발달장애인 자녀 있음

현장

종사자

현장 전문가-E 여 · 주간보호센터 센터장

현장 전문가-F 여 · 보호작업장 원장 

현장 전문가-G 여 · 장애인복지관 부장

현장 전문가-H 남 · 자립지원센터 사무처장

현장 실무자-I 여 · 주간보호센터 근무

현장 실무자-J 여 ·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경력 있음

현장 실무자-K 여 · 주간활동센터 근무 

현장 실무자-L 여 ·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경력 있음

도전적 행동

교육 전문가

교육 전문가-M 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 장애 인식 개선 및 인권 교육

교육 전문가-N 여
·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교육 

교육 전문가-O 남
· 특수교육학 박사

· 장애인평생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

교육 전문가-P 여

· 심리학 석사, 미국공인행동분석전문가-석사급

(BCBA)

· 행동분석 및 행동중재 교육

교육 전문가-Q 여
· 교육학 석사

· 장애인복지관 행동지원 팀장

교육 전문가-R 남
· 사회복지학 학사

· 장애인복지관 긍정적행동지원 팀장

<표 Ⅱ-1> FGI 연구 참여자 정보

는 비밀로 유지될 것임을 제1 연구자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안내하였으며, 참여 여부는 이

를 통해 확인되었다. 연구 참여자 중 종사자는 모두 A시 내에서 근무 중이거나 A시에서 시행

된 공적 서비스 제공자이므로, 특정 지역 내 종사자의 전공, 학위, 근무 경력을 현 근무 기관의 

유형, 직급과 함께 제시할 경우 연구 참여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는 제시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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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

1) 질문지 개발

본 연구의 FGI를 위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복지 실천 현장 종사자, 도전적 행동 교

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질문지 개발을 위해 기존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현장 종사자의 교육 참여 횟수와 교육 주제에 관한 부분은 유수진 외(2020)를, 도전적 행동 발

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부분은 최진혁 외(2021)를 바탕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가정 또는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에서의 도전적 행동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한 것이다. 이 영역은 발달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에서 발생하는 도전적 행동의 형태, 빈도 및 

예방과 대처 방안에 관한 총 네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보호자와 종사자 질문지에 반영

되었다. 도전적 행동 교육 전문가 문항에는 이 영역이 반영되지 않았다.

두 번째 영역은 도전적 행동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종사자의 역량 및 이를 교육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요구 사항이다. 총 여덟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세 문항은 모든 연구 

참여자의 질문지에 포함되었다. 이 문항들은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도전적 행동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현장 근무 시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내용 및 시수, 

그리고 현장 종사자를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 및 시수를 다루었다. 종사자 

질문지에는 도전적 행동 교육의 빈도와 이수한 교육 중 현장 근무에 유익했던 내용을 묻는 두 

개의 추가 문항이 포함되었다. 도전적 행동 교육 전문가 질문지에는 복지 현장 종사자를 대상

으로 한 도전적 행동 교육의 내용, 시수, 그리고 교육 담당자로서 적합한 인물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질문지는 특수교육학과 교수 1명, 특수교육학 박사 1명, 특수교육학 박사 과정 1명, 사회복지

학 교수 1명의 검토를 거쳤다. 검토 후, 두 번째 영역의 여덟 개 문항 중 도전적 행동 교육 전

문가에게 교육 내용을 묻는 문항을 제외한 일곱 개 문항에 대해 예시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 참

여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예시를 추가하였다. 질문지는 면

담 하루 전 전자우편을 통해 참여자에게 개별 발송되었으며, 사전 검토 후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질문지의 세부 내용은 <표 Ⅱ-2>에 제시되었다.

2) 면담 실시

FGI는 대면 3회와 실시간 온라인 2회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현장 실무자, 현장 전문가, 보호

자 그룹은 각각 대면으로 그룹별 1회씩 진행되었다. 현장 실무자 면담은 2023년 6월 22일 10시

부터 11시 30분까지, 현장 전문가 면담은 같은 날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보호자 면담은 16시

부터 18시까지 진행되었다. 도전적 행동 교육 전문가 그룹은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 1회씩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 그룹은 2023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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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분 질문 내용

연구 참여자

보호자
현장

종사자

교육

전문가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에서의

도전적 행동

대처 방안

·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 (또는 가정)에서 대처하기 어려

운 도전적 행동(예: 자해, 타해, 파괴하기 등)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 ■ -

· 현재 또는 과거에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도전적 

행동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하였나요?
● ■ -

·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도전적 행동을 예방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 -

·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도전적 행동이 발생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 ■ -

도전적 행동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역량과

교육 과정

· 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어려운 도전적 행동을 잘 예방

하고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및 조건)은 무엇인가

요?(예시 제시)

● ■ ◆

·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에 처음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어

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할까요?(예시 제시)
● ■ ◆

·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현재 종사자들 중 도전적 

행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교육이 

필요할까요?(예시 제시)

● ■ ◆

· 도전적 행동 관련 교육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고 있

나요?(예시 제시)
- ■ -

· 도전적 행동 관련 교육 중 가장 좋았던 내용은 무엇인

가요?(예시 제시)
- ■ -

· 복지 현장에서 주로 교육하고 계시는 도전적 행동 관

련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 - ◆

·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도전적 행동 

관련 교육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예시 제

시)

- - ◆

·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도전적 행동 

관련 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예시 제시)
- - ◆

<표 Ⅱ-2> 발달장애인 보호자, 복지 현장 종사자, 도전적 행동 교육 전문가에 대한 질문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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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0분부터 18시까지, 두 번째 그룹은 같은 날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3) 면담에 대한 자료 분석

FGI는 대면 3회, 실시간 온라인 2회로 총 8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면담에 앞서 연구 참여

자에게 녹음 및 녹화된 내용이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 정보는 비밀로 유

지될 것임을 안내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이 종료된 후, 연구진은 

연구 참여자가 추가 의견을 개별적으로 전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한 명의 참여자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의견을 추가로 전달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녹음된 파일은 FGI 진행 후 3일 내에 

텍스트 파일로 변환되었으며, 변환된 파일은 글자 크기 10, 줄간격 160%로 A4 용지 265쪽 분량

에 해당하였다.

면담 자료에 대한 분석은 Stewart & Shamdasani (2014/2018)의 권고에 따라 주요 주제를 도출하

고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1 연구자와 제2 연구자는 각각 면담 내용을 읽

고,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확인한 후, 유사한 주제를 가진 문장이나 문단

을 범주화하였다. 범주화된 항목은 주요 항목과 세부 내용으로 위계화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된 연구 결과는 질문지 검토에 참여했던 특수교육학과 교수 1명, 특수교육학 박사 1명, 특

수교육학 박사 과정 1명, 사회복지학 교수 1명에 의해 타당성이 검토되었다. 이후, 연구 참여자

에게 분석된 내용이 포함된 결과물을 전자우편으로 개별 발송하여,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포함

되거나 의견이 잘못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해 다섯 가지 주요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총 15개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출된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도전적 행동 형태, 빈도 및 원인, 

도전적 행동 예방을 위한 노력, 도전적 행동 발생 시 대처 방안, 도전적 행동 관련 교육 현황 

및 고려 사항, 그리고 현장 종사자를 위한 도전적 행동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향이다. 각 주요 

주제에 포함되는 핵심 내용은 <표 Ⅲ-1>과 같다.

1. 도전적 행동 형태, 빈도 및 원인

1) 자․타해 등과 같은 안전에 위협이 되는 도전적 행동

성인기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나타나는 도전적 행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중 

특히 대처하기 어려운 행동들은 당사자와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자해, 이탈,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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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주제 핵심 내용

도전적 행동 

지원 현황

도전적 행동 형태,

빈도 및 원인

· 자․타해 등과 같은 안전에 위협이 되는 도전적 행동

· 주 3~4회 정도 발생하는 심각한 도전적 행동

· 당사자의 필요․요구의 미충족으로 인한 도전적 행동

도전적 행동

예방을 위한 노력

· 도전적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적 환

경 조성

·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활동(좋은 날/ 나쁜 날)

도전적 행동 발생 시

대처 방안
· 도전적 행동 회피 자체가 중요

도전적 행동

예방 및 지원

교육과정

도전적 행동

교육 현황 및

고려 사항

· 발달장애 이해 교육의 필수성

· 발달장애, 도전적 행동 관련된 교육의 제한성

· 교육 참여의 현실적인 제약

· 종사자의 잦은 교체와 도전적 행동 지원 역량의 저해

현장 종사자를 위한

도전적 행동

교육과정

내용과 방향

· 인권 중심의 도전적 행동 예방 및 지원 교육

· 발달장애와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

· 도전적 행동 발생 시 모두의 안전을 위한 위기 관리

· 종사자에 대한 집중적인 기본교육과 필수적인 보수 교육

· 현장 종사자를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심화 교육

<표 Ⅲ-1> FGI를 통해 도출된 주요 주제 및 핵심 내용

행동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타인을 향한 공격적인 행동과 전조 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

는 도전적 행동도 대처하기 어려운 주요 도전적 행동으로 언급되었다.

6차선 도로로 이렇게 그냥 뛰어간 아이도 있었고, 깨무는 아이도 있었고 까먹고 있

었는데 맞아 저런 힘든 것도 있었다……. (현장 실무자-K)

엘리베이터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내려가서 없어져가지고 찾으러 다니는 행동 그

다음에 자기 이제 또 아이들 중에는 자기 상처, 어디 상처 났거나 이렇게 놨으면 그거

를 다 뜯어서 다리가 (중략) 다 흉이 졌어요. 다 뜯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손톱도 이 두 번째 손톱은 아예 손톱이 없어. (현장 실무자-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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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막 크레파스 같은 거 입에 이렇게 무조건 넣는 것, 크레파스든지 뭐든지 다 

입에 넣는 그런……. (현장 실무자-J)

한 번 (목이) 잡혀진 적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죽는가, 이러다가 죽는 건가라는 생각

을 했었거든요. (현장 전문가-E) 

전조 증상이 없는 전조 증상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대처가 가능한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이렇게 무슨 일이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힘들게 하니. (중략) 정말로 어려운 

거죠. 고조 증상이 없는, 가장 대처하기 어려웠던……. (현장 전문가-E)

어머니의 머리를 잡아 뜯는다든지 안 되니까 직원들 머리도 잡아 뜯고 이러면 그래

서 그런 거 말리고……. (현장 전문가-H)

2) 주 3~4회 정도 발생하는 심각한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에서 도전적 행동의 발생 빈도는 일상적으로 매우 높다고 보고되

었다. 특히 대처하기 어려운 도전적 행동은 일주일에 3~4회 발생하며, 특정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 지속적으로 도전적 행동을 보이거나 여러 당사자가 번갈아 가며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고 하

였다.

거의 매일 그렇죠. 거의 매일. 그리고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현장 전문가-E)

일주일에 세, 네 번이라고 쓰다가 생각해 보니까 대처하기 힘든 건 세, 네 번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상이고 그 일상 안에서 그래도 나름 대처에 

성공했다라는 케이스와 이건 대처하지 못 했다라는 것으로…….(현장 전문가-E)

저희도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중략) 중차대한 문제들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이

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안에서 담당자하고 주변에서 같이 선생님들이 도우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좀 많습니다. (현장 전문가-G)

3) 당사자의 필요·요구의 미충족으로 인한 도전적 행동

연구 참여자들은 도전적 행동의 발생 원인을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와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또한, 가정이나 복지 현장에서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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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경우에도 도전적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편안하게 해 주고 이용자를 하나의 존재로 받아들이면 조금 편안해지고……. 고치는 

거에만 중점을 두면 이제 그때부터 모든 불화가 시작되는거에요. (보호자-C)

도전적인 행동하는 게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안

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알아도 못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호자-D)

연구 참여자들은 학령기 이후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참여가 제

한된 환경에서 일상을 보내는 것이 가정과 복지 현장에서의 도전적 행동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전공과까지 이렇게 맺어지던 관계들이 이제 끊기는 거잖아요. 끊기면서 친

구도 못 만나고 활동 활동할 수 있는 이제 학교에 다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제과 제

빵에 간다거나 한 달에 몇 번씩 난타를 하러 간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돌아가 주잖아요. 이제 성인이 되면서 갑자기 이런 것들이 뚝뚝뚝 끊긴다고 생각을 하

면 처음에는 편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점점 가면서 이제 2차적인 장애가 오기도…… 

(현장 실무자-I)

성인이 되면 다 어디 갔어? 집 안에 다 쳐박혀 있어요. 갈 데가 없어. 어른들 주간

보호센터도 많지 않고 거기 들어갈래도 엄청나게 치열하고 경쟁해야 되고 대기해야 

되고 그러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어떤 개입이 전혀 안

되고 어떤 공적인 치료든 중재든 뭐든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거에요. (현장 

실무자-J)

2. 도전적 행동 예방을 위한 노력

1) 도전적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적 환경 조성

연구 참여자들은 도전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강압적인 대처보다는 예방적 환경 조성이 중

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도전적 행동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강압적으로 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화를 내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렇다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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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게 달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환경을 많이 바꿔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

도를 뛰어드는 친구는 찻길보다는 골목길 위주로 다닌다든지 답답한 공간을 싫어하면 

좀 큰 공간으로 프로그램 장소를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환경을 가장 많이…… (현장 실무자-K)

가장 좋은 건 예방하는 거 이제 환경을 진짜 바꿔주는 방법 또는 아이의 기분을 전

환시키는 거 중간중간에 수업 중간에 아이가 그런 어떤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면은 빨

리 전환시켜주는 게 좋더라고요. (현장 실무자-J) 

한편으로는 성인기 발달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에서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

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선적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적 

환경 구성이라고 하였다.

발달장애인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전문적인 걸 하기에는 사실 어려

운 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환경을 많이 바꿨던 것 같아

요. (현장 실무자-K)

2)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활동(좋은 날/나쁜 날)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당사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하였다. 당사자의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은 수용 가능한 선

에서 충족시킴으로써 도전적 행동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 종사

자들이 당사자에 대해 주양육자 등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도 울면서 자꾸 본인을 때리는 분 계셨는데 이런 분도 이제 핑 하면서 울려는 조

짐이 보이면은 좋아하는 퍼즐을 이렇게 딱 드리면은 거기에 포커스 하니까 이제 예상

되는 부정적 행동을 덜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분이 좋아하는 그런 

활동들을 얼른 제시를 하면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현장 실무자-L)

오늘 아무 일도 없이 잘 등원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 얼굴 표정이나 뭔가 다

른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여쭙게 된 것 같아요. (중략)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라

고 말씀 해 주시면 그 날은 일단 당사자에게는 저희가 최대한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

력을 하고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 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용 가능한 

욕구들에 한해서는 들어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던 편이고요. (현장 전문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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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들이 아침에 문자 같은 것 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선생님들하고 공유해서 

(중략) 선생님 나름으로 또 대처들을 하시거든요. (현장 전문가-I)

3. 도전적 행동 발생 시 대처를 위한 노력

1) 도전적 행동 회피 자체가 중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현장에서 도전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도전적 행동의 발생 시간과 강도가 최소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당사자, 종사자 및 다른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저희가 어떤 그룹 내에서 그 활동에 꼭 참여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빼고 그 사람 중

심으로, 친구가 만약에 조금 한 호흡 쉬어서 갈 수 있는 좀 그니까 진정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우선적으로 하고……. (현장 전문가-G)

어떤 어려운 행동이 공격 성향으로 나타났고 공격 행동을 한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

다 보니까 그 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울고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조금 방치되는 경

우가 있어서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서

……. (현장 전문가-G)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면 과제를 회피하고 싶어서 이런 도전적 행동이 나타난다

고 할지라도 우선 다른 활동으로 좀 전환을 하고 거기에 적응하면 다시 또 제시하는 

방법도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현장 실무자-J)

4. 도전적 행동 관련 교육의 현황 및 고려 사항

1) 발달장애 이해 교육의 필수성

연구 참여자들은 도전적 행동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 종사자

가 발달장애와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발달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 근무 전 장애인 관련 교과목을 1∼2과목 정도만 

전공 선택으로 이수하고 투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교과목에서 발달장애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이에 근무 전 발달장애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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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인 행동을 잘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그 대상에 대한 이해

라고 생각해요. (중략) 그 대상자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

하고 그래서 온화한 교수로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맥락적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G)

학부 커리큘럼을 들어보면 장애인 관련한 전공이 1개 내지 2개 이렇게 해서 막상 

이게 딱 현장으로 나오셨을 때 (중략) 정말 기본적인 발달장애인의 특성도 도대체 왜 

저러는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현장 실무자-K)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

의 이런 도전적 행동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에 대한 개념, 그런 

행동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도 필요하

지 않을까? (현장 실무자-J)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왔다면 (중략) 아동, 장애아동을 만나든, 장애 청소년

을 만나든, 장애 성인을 만나든, 최중증을 만나든 그게 시설이든 아니면 주간 보호든 

단기 보호든 아니면 재활 시설이든 이렇게 되면 거기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 전문가-M)

발달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도 사실 

꽤 있어요. (교육 전문가-Q)

2) 발달장애․도전적 행동 관련된 교육의 제한성

발달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 종사자와 도전적 행동 교육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와 도전적 행동

에 대한 교육은 다른 교육에 일부 포함된 정도이며, 집중적인 교육은 제한적이었다고 하였다.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교육이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사회복지협의회나 사

회서비스원이나 또 주변에 다른 기관들에서 교육하는 것 보면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한 교육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에 책이라든지 자료들을 찾

아보려고 해도 또 많지도 않아요. (현장 전문가-H)

도전적 행동이라든지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해서 직원 교육을 통해서든 혹은 개인이 

호기심을 갖거나 필요해 들어는 봤는데 집중적으로 긍정적 행동지원의 이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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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지원의 실제 사례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고 하는 연수는 잘 못 들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종사자분들도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살짝 스쳐 들은 정도지 막상 

이 도전적 행동에 대한 어떤 긍정적 행동지원이나 집중적인 어떤 연수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다고. 그래서 짧지만 3시간에 함축적인 교육이 좀 도움이 됐다라는 말

씀을……. (교육 전문가-O)

3) 교육 참여의 현실적 제약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와 도전적 행동 관련된 교육을 찾아볼 수 있지만, 교육에 참

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발달장애와 도전적 행동 관련 교육을 기본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도전적 행동의 효과적인 예방과 대처를 위해 종

사자뿐만 아니라 기관 구성원 전체가 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격을 갖춰서 와서 해야 된다, 물론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다양한 노출로, 얼마나 양질의 분들이 저희 애들한테 올지는 잘 모르겠어. 일

단 오시는 분에 대한 교육이 문제일 것 같고요. (보호자-B)

안내는 많이 와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지인재원이나 개발원에

서 메일로 안내는 많이 오는데 사실 참여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1박 2일 과정이고, 그

러면 저희가 이제 이용자를 아예 못 나오게 하고 1박 2일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부담스럽고. 사실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을, 거의 그냥 하루 종일. 사실 이것 1시간 

빼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긴 강의가 돼버리면 사실 거의 못 듣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

아요. (현장 실무자-K)

발달장애인 전문가 양성 교육 열었어요, 오세요 그랬는데 모집이 안 돼. 왜냐하면 

그 분들이 현장을 몰라. 열면 오는 줄 아는데 못 가요.(현장 전문가-G)

교육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관련 근무 때문에 

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중략) 저희 장애인 복지 시설에 

근무하면 꼭 필수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좋겠고요. (현장 전문가-H)

발달장애인을 만나고 있는 현장에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보수 교육에서 반드시 받게 한다거나 뭔가 좀 구조화되어 있어야지 이게 되는거지 내

가 필요해서 듣고 나는 안 할래요, 안 듣고 이런 문제는 아닌. (현장 전문가-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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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돌봄자만 받는 게 아니라 사무 인력,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다 

같이 듣게 해서 이 조직 전체가 기능하게끔 움직여야지 (중략) 행동 지원은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략) 사무 인력들의 적극적인 서포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

체 직원들 교육을 기본으로……. (교육 전문가-N)

4) 종사자의 잦은 교체와 도전적 행동 지원 역량의 저해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은 인력 채용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도전적 행동 지원 

역량의 향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근속 연수가 낮고 잦

은 인력 교체로 인해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성 향상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내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한 분이 이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얘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할 만 하면 선생님이 바뀌어버리고, 애들도 적응할만 하면은 선생님

이 바뀌고. 이게 애들한테 이 안 좋은 마이너스 요인들이 많죠. (보호자-D)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걱정 되는게 뭐냐면 장애인 복지 쪽에 안 와요 이제 사람

들이.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더 많은 업무들을 요구해요. 그리고 더 많은 전문가가 

돼라고 요구를 해요. (현장 전문가-G)

요즘에 주간활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을 뽑고자 하면 지원하는 사람 자체가 

없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처우가 되게 열악하거든요. (중략) 거의 최저임금 받

고 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계속 신입을 뽑는 수 밖에 없고, 그러니까 잘 모르고 일을 배울만 하면 또 떠나고. (현

장 전문가-H)

전국적일 거예요. 특히 발달장애 관련한 부분은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에요. 

그러다 보니 가장 기본 베이스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그 베이스를 무시하고 무조건 현

장 투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인권 침해 사례가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거

죠. 그래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지

금 저희가 논의하는 건 미봉책이다, 임시 방편입니다. (교육 전문가-M)

보통 평균 근속이 1년 남짓, 1년 3개월 가량 근속 연수가 되고 있어서 신입 직원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다음 모임 전에 바뀐 분이 또 바뀌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

서……. (교육 전문가-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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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 종사자를 위한 도전적 행동 교육과정 내용과 방향 

1) 인권 중심의 도전적 행동 예방 및 지원 교육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전적 행동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교육은 인권

에 기반한 내용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보편적인 인권을 중심으로 교육 내

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어떤 행동적 특성이나 도전 행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좀 필요한데

(중략) 발달장애인 인권과 자기 결정을 먼저 교육하고 발달장애, 도전적 행동의 이해 

정도 교육하는게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받는 정도로는 적당하지 않을까……. (현장 전

문가-G)

발달장애인 인권이 아니라 인권 기반이어야 해요. 늘상 누군가 하나를 대상화시키는 

순간 그 사람은 너희와 다르다,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보는 순간 차별은 너무 쉽게 일

어나요. (교육 전문가-M)

인권 감수성이나 인권이 기본 바탕이 되는 건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도전적 

행동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과학에서는 인권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대전제에 절

대적으로 동감하고요. (교육 전문가-O)

기본적인 인권 베이스를 공고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초 과정 안에서 (중략) 다음

에 거기에다 긍정적 행동지원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야……. (교육 전문가-M)

2) 발달장애와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교육 시,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내용

에 대해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당사자의 개인 이력, 개인의 필요·요구·흥미 등의 정보를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방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도전적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당사자를 중심으로 두고 치료사든, 교사든, 활동 지원인이든 아니면 부모든 모든 사

람들이 장애 당사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에 대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얘기하고……. (교육 전문가-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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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시각에서 무엇이 필요해서 왜 저러는가에 대한 그런 파악을 할 수 있는 

기술과 태도가 좀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관련인들한테 

정보를 잘 취합하고 수집하려고 하는 자세가 가자 선행돼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교육 전문가-O)

마인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게 아까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개인 마다의 스토

리. 우리도 사연이 있잖아요. 그 사연에 따라서 지금의 나의 성격적인 어떤 한계든, 긍

정적인 지점이든 뭐든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자꾸 발달장애인에게는 그 스토리를 보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근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면 지금 

왜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지가 사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들이 존재하는데 그

걸 안 보려고 하는 거에요. (교육 전문가-N)

행동 자체에만 자꾸 함몰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당사자의 긍정적인 정보들을 확인하

고 끄집어내서 그 긍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지원 계획을 설계하고……. (교육 전문가-R)

3) 도전적 행동 발생 시 모두의 안전을 위한 위기 관리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교육 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긴급 전

략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도전적 행동이 발생한 순간 이루어져야 하는 지

원 방법과 긴급 전략 교육은 반드시 인권에 기반한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도전적 행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게 그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거에요. 

사실 우리 친구들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종사자들이 다치지 않게 해라. (보호

자-A) 

찻길로 뛰어 들어가거나 갑자기 어떤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사실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이 준비돼야겠다 (중략) 그런 방향성을 좀 정리해서 제시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각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 

전문가-N) 

(당사자의 도전적 행동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오고 이런 실질적인 것 있잖아요. (중

략)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현장 전문가 - G)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 종사자를 위한 교육과정에 도전적 행동 발생 시 당사자와 종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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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 위기 개입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지만 위기 개입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

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긴급 개입 중재 전략 이렇게 해서 신체적 개입이 들어가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현장

에서는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서 배웠던 긴급 개입 전략에서 몰두하는 담당자 그룹이 

형성 되더라고요. (교육 전문가-R)

4) 종사자에 대한 집중적인 기본교육과 필수적인 보수 교육

연구 참여자들은 도전적 행동 관련 교육이 처음 시작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기본교육과, 주기적인 보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초기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 일주일을 먼저 집중 교육을 진행하고 들어갔었는데 그

나마 이제 조금 이제 알겠다 싶을 때 그 다음부터 거의 매달 한 번씩은 교육이 계속 

있었거든요. (교육 전문가-R)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 지식 정도는 하루 정도는 들어도 되지만 실제로 현장 투입

되기 전까지는 한두 달 정도 계속 강의만 들었는데 솔직히 그냥 지나쳐 가더라고요. 

(중략) 하지만 현장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강의가 생각나고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는 그냥 하루 정도는 기본적인 것 시키고 그 다음에 현장에 투입되면서 계속 보수적

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 실무자-L)

기본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게 직원

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뭔가 새로운 직원들이 계속 유입되는 그런 

좀 한계들이 있어서 거의 연중 내내 하고, 매달 한 번씩은 정기 교육을 하고 그런 형

태로……. (교육 전문가-N)

첫 달은 내(가 담당하는) 아이만 볼 수 있다면, 그 다음 달엔 옆에 있는 아이가 좀 

보이거든요. 똑같은 강의를 들어서 쟤는 또 이런건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주 해서 시야를 넓히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현장 실무자-K)

5) 현장 종사자를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심화 교육의 필요성

연구 참여자들은 도전적 행동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일관성 있게 행동 지원을 할 수 있

는 선임급 인력을 양성하는 심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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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량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행동 중재를 할 때 일관성 있게 가는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을 중심으로 코멘트 

받아서 해 보고 또 안되면 다르게 해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체가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중재하자라는 약속이 이행이 되려면 그런 전문가는 선임처럼 필요한 것 같아

요. (현장 전문가-G) 

우리 중 한 명은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

리고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보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고 그게 연간 일

정한 시간으로 가면 좋겠는데. (현장 전문가-F)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 그룹 프로그램 내에 투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이나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현장 전문가-G)

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심화 교육은 실제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해

결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현재 기관의 사례를 중

심으로 한, 소그룹 형태의 케이스 컨퍼런스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였다. 

(기존 심화 교육이) 개론 수준의 것들이 약간 더 반복될 뿐이지 정말 자기 현장의 

문제를 적용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준의 심화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교육의 

목표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전문가-F)

한 사례에 대해 추적하면서 피드백 받는 형태의 사례에 대한 케이스 컨퍼런스가 굉

장히 효과가 있지 않았나……. (교육 전문가-R)

이론을 하고 뒤에 이제 사례를 직접 들어서 솔루션을 주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변형을 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현장 실무자-K)

저희가 이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그 대

응방안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현장 전문가-E)

실제 사례에서 어떤 적절한 중재 방안들을 집중해서 한 두 시간 보는게 아니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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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연수받으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게 제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 (교육 전문가-O)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현장 종사자, 도전적 행동에 대해 교육하는 전문가, 

총 18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보호자,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대처하기 어려운 도전적 행동 형태, 발생빈도 및 원인과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또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교육 현황 및 발달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 종사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 및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도전적 행동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며, 특

히 자해, 이탈, 이식 행동과 같은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현장에서 대처하기 매

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도전적 행동이 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의 필요와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로,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정규 교육을 마친 후 사회적 참여 기회가 제한된 환경에

서 생활하는 것이 도전적 행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복실, 2015). 

이와 같은 결과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이 그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로 도전적 행동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교육의 내용은 예방적인 환경 조성 및 일상생활 증진 방법에 초

점을 맞추어야 한다. 최근 시행된「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외에서 

예방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TEACCH (Treatment and Education of 

Autistic and Related Communication-Handicapped Children)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폐스

펙트럼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접근법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권장하는 접근법이다(CDC, 2024).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환경 조성 방안

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선행 연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제한적일수록 ‘도전적 행동을 나타내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Kim, 2023).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할 수 있고 이를 

성인기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와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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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 운영 방법 및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였

다. 종사자들의 안정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 교육과 

지속적인 보수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근속 연수가 짧고 새로운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현실에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종사자들이 도전적 행동을 이해하

고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인권 교육, 발달장애에 대한 이

해, 도전적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교육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도전

적 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도전적 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개인 이력, 필요, 욕구, 흥미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

다. 이러한 사람 중심의 접근법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 단순히 그들의 장애 때문이 아

니라, 환경적 요인과 상황적 맥락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종사자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다(김고은, 2021). 또한, 해당 교육에는 도전적 행동 발생 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처 방법과 위기 상황 시 전략 등에 대해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 평생교육기관·시설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종사자가 대응할 때의 어려운 점으로 도

전적 행동에 대한 개입 수준 설정의 어려움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보아 안전한 성인

기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최진혁 외, 2021).

넷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기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 종사자를 도전적 행동 전문가로 양

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현장 경험과 사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행동 분석 전문가와 협력하여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컨퍼런

스 형태의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고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제기된 바 있고(한국

장애인개발원, 2021), 종사자들의 도전적 행동 지원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례 

중심의 구체적인 교육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종사자의 도전적 행동 지원 경험을 살펴보았으며, 

보호자, 종사자, 도전적 행동 교육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도전적 행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 교육 내용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연구 참여자인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종사자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후 성인기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 

종사자를 위한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논의 시에는 각 지역 또는 권역별 연구를 토대로 한 전국 

단위의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인기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의 

핵심은 현장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연

구결과의 반영과 이후의 지속적인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 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공유 및 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또 이와 같은 교육과정이 수립되고 지속적으로 운영 및 개편되어 나갈 수 있는 정부와 관

련 단체의 정책적 지원과 법적 근거의 마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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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Needs for Developing Curricula on

Supporting Challenging Behaviors in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im, Daeyong**(Konyang Cyber University)

Kim, Minhee***(Konya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effective strategies for preventing and managing challenging behaviors in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y utilizing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ith 18 participants, including caregivers, 

frontline service providers, and experts in challenging behavior interventions. The primary objective was to 

identify the types, causes, and prevalence of challenging behaviors in adult developmental disability care settings 

and to determine the essential requirements for developing a comprehensive training program for service 

providers. The findings revealed that Participant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reating supportive and 

preventive environments to mitigate challenging behaviors and highlighted the need for systematic training 

programs and ongoing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service providers. This study provides critical insights for 

developing training programs aimed at enhancing the capacity of service providers to effectively support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may inform future policy initiatives in this area.

Key words : Challenging Behavi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evelopmental Disabilities, Social 

Welf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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