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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지원자의 관점에서 발달장애인 리더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
였다. 이를 위해 리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발달장애인 지원자의 인식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2022년 10월 발달장애인 지원자인 자조모임 조력자와 리더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대상으로 리더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발달장애인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FGI를 진행하였고, 수집된 내용에 대하여 질적 내용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4개 범주와 13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발달장애인 지원자가 바라본 리더교육 프로그램은 ‘개인
의 변화’, ‘자조모임 전체의 변화’, ‘리더교육 프로그램 참여 만족’, ‘리더교육의 방향성’ 이라는 4개 범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리더교육과정의 개발, 욕구조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사례공유 및 컨퍼런스 운영,
소속 기관 유형에 따른 교육의 차별화, 자조모임 회원 팔로워십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evelopmental disability leader education program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al disability supporters, who also suggeste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October 2022,
focus group interview(FGI) were conducted with instructors of the leader education program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supporters who were also facilitators of self-help groups to identify changes in
participation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leader education program.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collected data, and as a result, 4 categories and 13 sub-categories
were identified. The 4 categories of the leader education program as perceived by developmental 
disability supporters were categorized as "Individual changes," "Changes in the entire self-help group,"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on in the leader education program," and "Direction of leader education."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suggestions were made for developing leader education courses, 
educational programs that reflect needs surveys, case sharing and conferences, differential education 
courses based on the type of affiliated institution, and followership education for self-help group 
members.

Keywords : Developmental Disability, Supporter, Education Instructor, Leader Education Program, 
Qualit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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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개인과 사회발전에 필수적인 도

구로 인식되고 있다[1]. 그 배경에는 평균수명 증가에 따
른 사회참여 욕구를 교육이 충족시킬 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신기술 및 
지식 기반 사회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2,3]. 교육의 중요성은 장애인 집단에서도 주목될 수 
있다. 교육은 장애인이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며, 존중받는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기능할 수 있다[4,5]. 

하지만 사회적 편견과 인식, 전문가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장애 영역의 교육은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
다[6]. 장애인의 개별화된 교육 수요와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하려는 국가의 노력은 쉽게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7]. 더욱이 발달장애 영역은 장애 영역 안에서도 교
육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발
달장애인의 최종 학력이 무학에서 중졸 이하인 경우가 
41.8%로 나타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열악한 교육 환경을 
유추하게 한다[8]. 또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항으
로 개인의 ‘장애 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이 가장 높
은 요구도(43.0%)로 나타난 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
는 교육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8].

한편, 발달장애인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역할을 부여하며 이들에 대한 사
회적 기대가 높아지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당
사자를 대표로 선임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2017년 국내 최초로 개소하면서, 발달
장애인은 기관의 장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게 되
었다.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 환경은 지체되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포용적 사회의 강조 등 여러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교차하면서 이처럼 대립적 상황이 발
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복지 주체들이 개발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리더십은 개인과 가정, 
조직,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능
력이다[9]. 즉 리더십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인식하여 직업적인 측
면에서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2006년 설립된 국제 발달장애 리더십 컨소시엄

(NLCDD; National Leadership Consortium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은 차세대 발달장애인 리
더 양성에 초점을 맞춘 LEAD 프로그램을 15년 넘게 진
행해 왔다[10]. 

반면 국내에서는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이 양적·질적으
로 부족할 뿐 아니라[11], 소수의 리더십 교육은 리더십
의 범위를 발달장애인 개인의 삶에 국한하여 일상 및 사
회생활에 필요한 기술 훈련에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12,13].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내 A법인은 발달
장애인 리더십 개발이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의 리더(회장, 부회장)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리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14]. 이 리더교육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내
부적 리더십을 갖추고, 사회(집단)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외부적 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15]. 또한 발달장애인의 리더십
을 구성하는 18개 핵심역량에 기초하여 리더십과 팔로워
십의 차이, 리더십 스타일 진단, 자신감 키우기 등 약 30
회기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15]. 강사는 사회복
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전문성을 보유한 발달장애인 
지원자이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의와 실습 
중심의 수업을 진행한다[15]. 각 교육은 90분 내외로 진
행되며, 교육 담당자는 강사 및 참여자 면담을 통해 교육
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상시 관리하고 있다[15]. 이 프로
그램은 발달장애인 참여자의 교육 만족과 함께 당사자의 
자립능력과 주체성을 제고하며 자조모임이라는 집단 내
에서 리더십의 발휘를 촉진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우수성
이 확인되었다[15,16].

하지만 교육프로그램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과
의 입증이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
을 맞추어야 한다[17]. 프로그램 개선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보유한 이해관계자를 평가
자로 간주하는 전략을 활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18].

이전 연구[16]는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발달장애인
을 프로그램 평가자로 포함하였지만, 객관성 측면의 지
적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에 리더십과 관련한 발달장애
인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자조모임 조력자의 시각을 
접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강사도 프로
그램 평가에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포함하여야 한다. 이
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는 프로그
램의 질과도 관련될 수 있으며, 자신의 교수 행위에 대한 
비판적 숙고 과정을 통해 개선 노력을 촉구할 수 있다
[19]. 자조모임 조력자와 프로그램 강사는 장애인복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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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프로그램의 개선에 폭넓은 
통찰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자 위치에 있는 자조모
임 조력자와 프로그램 강사의 관점을 통합하여 리더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지원자의 인식에 기초하여 

2022년 국내 A법인이 실시한 리더교육 프로그램의 성과
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 질문은 ‘리더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발달장애인 리
더의 변화는 무엇인가?’, ‘리더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점은 
무엇인가?’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지원자인 자조모임 조력자와 리

더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대상 리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발달장애인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FGI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내용분석을 실
시하였다. 

2.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Table 1과 같이 국내 A법인에서 

실시한 발달장애인 리더교육 프로그램의 강사 5명
(A1-A5)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이 소속해 있
는 자조모임의 조력자 5명(B1-B5)이다. 발달장애인 당
사자를 대상으로 한 리더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16]
가 진행되었지만, 다른 관점에서 리더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발달장애인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조력자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를 대상으로 리더교육 프로그램
이 발달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참
여자를 선정하였다.

강사는 모두 여성으로 40대 3명, 30대 2명이었다. 관
련 자격은 사회복지사 1명, 장애인재활상담사 1명, 사회
복지사와 장애인재활상담사 2개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
는 참여자가 3명이었다. 장애인복지 관련 경력은 모두 5
년 이상이었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조력자는 여성 4명, 남성 1명으
로 30대 2명, 40대 1명, 50대 2명이었다. 사회복지사 3
명, 장애인재활상담사 1명,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
사 2개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참여자가 1명이었고, 장
애인복지 관련 경력은 2년이 1명이고 4명은 5년 이상이
었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조력경험은 1년 이상~3년 미
만 3명, 3년 이상이 2명이었다. 

No Gender Age Years of working in disability welfare

A1 F 41 14 years
A2 F 41 14 years

A3 F 32 10 years
A4 F 42 19 years

A5 F 34 7 years
B1 M 33 8 years

B2 F 51 10 years
B3 F 41 14 years

B4 F 39 16 years
B5 F 55 2 year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3 자료수집
2022년 10월에 발달장애인 리더교육 프로그램 강사

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조력자를 대상으로 집단별 FGI
를 각 1회 진행하였다. 발달장애인 리더교육 프로그램 
30회기 중 26회기 이상 진행된 종료 단계에서 FGI를 진
행하였다. FGI는 코로나 19 상황과 지역적인 제한 등으
로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FGI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반구조화된 질문 목록과 연구에 대한 
설명서, 동의서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득한 후 FGI를 진행하였다.

FGI 질문은 강사의 경우 발달장애인 리더교육 프로그
램 참여자의 특성, 프로그램 진행 후 참여자의 리더역량 
변화, 리더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구성하였고, 조력
자의 경우 리더교육 참여 전후 리더의 변화, 자조모임의 
변화, 향후 개선방향 등으로 구성하였다. FGI 진행 시 연
구참여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동의를 구한 후 녹화를 
실시하였고 녹화된 내용은 연구진 외에는 공유되지 않고 
연구가 종료된 후 폐기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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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분석
본 연구는 국내 A법인에서 실시한 발달장애인 리더교

육 프로그램을 강사와 교육 참여자 발달장애인이 속한 
자조모임의 조력자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FGI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3명의 연구자가 질적 분석하였다. 연구자
는 모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가 있고 장애인복지관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다. 발달장애인 대상 이해와 다수의 질
적연구경험에 기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FGI 자료는 개방코딩, 범주화, 그리고 범주 확인 과정
을 반복하여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질적 내용 분석
(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집단인
터뷰를 녹화한 자료 전체를 전사하여 축어록을 작성하
고, 연구자들은 독립적으로 축어록 내용을 반복해 읽으
면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구절이나 개념을 찾아 검토하
며 표시하였다. 

이후 범주화 단계에서는 코딩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위
범주들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20]. 이 과정에서 범주
화가 응답 내용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은 
반복적인 비교와 대조 과정을 실시하며, 연구자들 간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주범주와 하위
범주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재조직화하였다. 범주 확
인 단계에서는 원자료를 기준으로 범주화가 적절히 이루
어졌는지를 비교하고 대조하였다. 이를 통해 하위 범주
들을 적절하게 묶은 후 다음 주제로 통합하였다[21].

2.5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Guba와 Lincoln[22]이 제시한 질적연

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방법에 따라, 사실적 가치, 
일관성, 적용가능성, 중립성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먼저,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복지 관련 경력이 
있는 발달장애인 리더교육 프로그램 강사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조력경험이 있는 조력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
하였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
구자들이 질적 내용분석을 철저히 준수하며 적용한 과정
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이후, 연구과정의 각 단계에 대
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최종 자료 분석 결과에
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직접적인 발언을 적절히 인용하였
다. 또한, 적용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면
담 전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
성을 요약하고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중립성
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연구 전 과정에서는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면담 중 현장 노트와 전
사 자료를 통해 도출된 모든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 간에 

지속적인 합의와 논의를 거치고, 개별 연구자의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호 피드백을 수행하였다.

3. 연구결과

발달장애인 지원자(강사, 조력자)들이 바라볼 때 리더
교육 프로그램은 참여자인 발달장애인 개인과 자조모임 
전체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 과정을 통해 리더교육 프로
그램에 만족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리더교
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발달장
애인 자조모임 지원자들은 리더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개
인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발달장애인 리더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는 Table 2와 같이 4개 범주, 13
개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Categories Sub-Categories

Individual changes
Increased self-confidence
Emergence of initiative

Life changes

Changes in the entire 
self-help group

Application to self-help group

Influence on other group 
members

Interest in others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on in the 

leader education program

Improving leader 
capabilities

Exchanges with other 
self-help groups

Ability to lead 
self-help group

Direction of leader 
education

Reflecting the needs of 
education participant

Case sharing 
Presentation opportunities

Educational by type

Table 2. Categorization 

3.1 개인의 변화
리더교육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운영하

는 것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자신감이 향상되며 주도성이 생기고 개인 
삶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특히 발달장애인 리더교육 프
로그램에 참여한 후 개인 삶의 변화는 가까이에서 발달
장애인과 소통하는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조력자들을 통
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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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자신감 향상
강사와 조력자들이 바라본 리더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들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
었고 표정의 변화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쨌든 자기 인식이나 이해, 긍정적인 자기 평가. 그런 
자신감 향상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행정적인 그런 
계획이나 예산 관리를 해보면서 좀 더 그런 긍정적인 향
상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지점이 좋았던 것 같
습니다.(A3)

저희가 자조모임을 하면은 이 교육받았던 분들이 일단 
표정이 되게, 뭐라고 할까, 밝고. 뭔가 자신감이 되게 있
었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자조모임) 회장님한테 리더
교육이 어땠는지 물어보면은 일단 자기한테 도움이 되
는 내용도 많았고,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되
었다. 자존감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기가 한
번 해보고 싶다고 이런 역할을 좀 부여를 해달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B1)

3.1.2 주도성 생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조력자들은 리더교육 프로그램

에 참여한 리더와 회원들 모두 주도적으로 변화하고 스
스로 할 일을 확인하고 수행하는 모습이 나타남을 보고
하였다.

저희 자조모임에서는 어쨌든 거의 회장단분들이 되게 
주도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번 리더교육을 통해
서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시고, 일단 주
도성과 배려심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B1) 

주도적으로 또 교육 참여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그래
서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체크를 하셔가지
고 놓치지 않으려고, 교육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
시는 모습을 봤고...(B4)

3.1.3 삶의 변화
리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리더들은 자조모임 안에

서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친구관계 등 개인 삶에서도 변
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참여자 분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하시
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고 얘기하시더라고요.(B2)

그분 같은 경우는 일을 되게 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지금 
하반기가 지나서 이제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지내고 싶
냐‘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도 이렇게 일을 하고 싶
고 자조 모임 계속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B3)

자기가 이제 의사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친구들의 이
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
었고...(B5)

3.2 자조모임 전체의 변화
리더교육 프로그램에서 습득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사

람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데에도 
적용하고 다른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서 
자조모임 전체가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3.2.1 타인에 대한 관심
본인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장애유형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타인에 대한 관심 이런 관점에 있어서는 참여자분들의 
그런 수행력들이 향상된 모습들 내가 어떻게 행동했었
는지를 설명하는 과정들에서 좀 유연해진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A3)

장애 인식 교육 같은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이해
하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 유형들이 있다
는 거에 대해 이해하게 됨으로써, 이제 자기도 이해되고 
또 상대방인 다른 장애 유형들도 이해하게 됐다는 게 좀 
달라진 점이고요.(B5)

3.2.2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
강사와 조력자들이 리더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바

라볼 때 리더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회원들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고, 설명도 더욱 친절하게 하는 등 
다른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참여하셨던 분이)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다른 
회원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수용적인 태
도나 용기가 생겼다고 말해주셨어요. (중략) 리더십이라
는 것 자체가 나와 의사가 맞지 않는 회원들에 대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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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같은 것들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A3)

이번 교육을 통해서 뭔가... 한 사람의 그냥 변화가 아니
고 자조모임이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 영향력으로 좀 바
뀌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B1)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이) 다른 분들한테 이 리더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모여서 뭘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본인만의 언어로 본인의 이해 정도에 
따라 설명을 해주셨고 다른 회원들의 참여도 이제 요청
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B3)

3.2.3 자조모임에 적용
리더교육을 들을 때부터 자조모임에 적용방법을 생각

하기도 하고 회원들에게 ‘모두가 리더다’라고 이야기하
며, 함께 자조모임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독려하는 모습
을 보이며 자조모임을 운영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었다.

(자조모임 리더가) 자신의 생각도 정리를 하지만 이 조
직 안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고 보고요. (중략) 
나중에 자조모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면 좋겠
다’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효과성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A1)

어느 순간부터 (참여자 분들이) 진짜 그런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가지시고 자조 모임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한 번은 회의를 하다가 회원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
요. ‘회원님들 이 모임은 내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우
리가 이끌어 가는 거다. 그리고 나만 리더가 아니고 여
러분들이 리더다. 왜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안 가지고 하
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B1)

3.3 리더교육 프로그램 참여 만족
발달장애인 지원자들은 리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의 만족감을 이야기하였다. 리더역량을 기
반으로 개발된 리더교육 프로그램[16]에 참여함으로써 
리더역량이 향상되었고 다른 자조모임 리더들과 교류를 
하며 리더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본인이 
속한 자조모임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

3.3.1 리더역량 향상
리더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리더역량이 향상되는 모

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조모임을 이끌어나가는 부분에

서도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리더는 자조모임에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정
리하는 그런 부분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조직 안
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이
번 리더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조모
임이라는 집단 안에서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가 있었다고 보고요.(A1)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스스로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우
리 자조 모임 회원분들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
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B1)

3.3.2 타 자조모임과의 교류
강사와 조력자들은 리더교육 프로그램은 자조모임 간 

교류활동을 촉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리더들의 
모습을 보며 성장하도록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리더들 상호 간에 서로 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자극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
고...(A4)

다른 자조모임하고 다른 리더하고 교류하는 거에 있어
서 원래 경험이 그렇게 없으신 분이었는데... 리더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리더
의 역할에 대해서 다른 자조모임의 리더분한테 물어보
시기도 하고...(B2)

(교육에 참여하셨던 발달장애인 분이) 소극적이고 낯도 
많이 가리고 목소리도 작고 그랬는데 자조모임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
고...(B3)

3.3.3 자조모임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됨
자조모임 안에서 실제 필요한 것을 리더교육 프로그램

을 통하여 습득하고 그것을 자조모임 운영에 적용하며 
자조모임을 이끌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육 안에서 돈을 써보고 그걸 관리해 보고 결과까지 내
는 부분에 있어서 (중략) 행정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사
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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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조금 이해하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B2)

3.4 리더교육의 방향성
향후 리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교육 참

여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리더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각 자조모임의 사례를 같이 공유하는 자리와 리더뿐 아
니라 회원까지 함께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자
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회원을 대상
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3.4.1 교육 참여자의 욕구 반영
발달장애인 리더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한 강사의 

경우 교육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확인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기를 제안하였다. 지원자들은 리더가 
자조모임 회원 간 갈등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리더로서의 부담감도 느낀다고 보았다. 또한 리더들은 
지원기관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
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실제 의사결정이나 회의에 참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어렵다, 이런 후기들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A2)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회원들에 대한 리더십,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든가, 아니면 이끌어가는 같은 것들로 감정
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
고요.(A3)

좋은 조력자 중에서 운전을 같이 해주셔야 자조 모임이 
운영이 된다든지, ‘동등하게 대우를 하지 않고, 어린아
이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좋은 조력자를 
찾아서 자조 모임에 매칭하는 역할 자체가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그런 부분
에 대한 부담이 되게 높으셨던 것 같아요.(A4)

3.4.2 사례 공유자리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각 자조모임 리더들이 서로 자

조모임 운영에 대한 나눔을 통하여 다른 자조모임의 이
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논의할 수 있는 개별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
고 서로 피드백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늘 회기가 끝나면서 하는 것 같거든요.(A2)

어디서 들었던 거를 이제 우리 회의 때 계속해보시려는 
모습들도 있었고 또 (교육 내용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회의 때 이야기하시는 대화의 양이 늘었어요.(B3)

3.4.3 발표자리
리더와 회원 모두가 함께 모여 참여하는 발표와 네트

워크 자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이를 통해 회원도 
다른 자조모임의 활동을 듣고 각 자조모임의 활동이 풍
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리더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리더가 아니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뭔가 조금 이렇게 컨퍼런스
처럼 발표하는 자리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저희 회원분들도 리더가 계속 참여하면서 어떤 생
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B2)

‘어디를 가보고 싶습니다’, ‘누구는 저기 자조모임 때 여
기를 갔다 왔대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들을 통해 정보도 얻고 자극도 받으시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늘었고 
또 학습된 행동들이 조금 늘었어요.(B3)

3.4.4 유형별 교육
자조모임 소속기관인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부모회별

로 교육의 내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과 회원을 대상으
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가 되었다.

사실 자조모임 지원기관이 크게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부모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서 ‘자조모임 지원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리더를 교육하
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A4)

굉장히 뭔가는 달라지고 대단해졌는데 그게 뭔지를 회
원 분들이 직접 깨닫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리더
는 확실히 다르구나. 리더는 리더구나’, ‘리더 모임이 이
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구나, 중요하구나’ 이런 
걸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된
다면 굉장히 새롭고 회원분들한테도 또 다른 동기 부여
나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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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지원자의 관점에서 리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리더교육 프로그램 
강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이 속해있는 자조
모임의 조력자를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고, 수집된 자
료를 분석한 결과, 4개 범주와 13개의 하위범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범주화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개인의 변화 범주에서는 자신감 향상, 주도성 생김, 
삶의 변화의 하위범주로 분석되었다. 리더교육 참여자들
은 자신감과 주도성이 향상되고 개인 삶의 변화가 나타
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자조모임 전체의 변화에서는 
타인에 대한 관심,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 자조모임에 
적용이라는 하위범주가 확인되었다. 리더교육 프로그램
에서 학습한 내용을 자조모임 운영에 적용하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리더교육을 통해 자조모임에서 
구성원들과 관계 형성, 주도력 등 리더 역량이 향상되었
던 점은 교육 참가자들이 인지한 리더교육 이후 변화[16]
와 일치하고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셋째, 리더교육 프로그램 참여 만족의 상위범주에서
는 리더역량 향상, 타 자조모임과의 교류, 자조모임을 이
끌어갈 수 있게 됨이라는 하위범주로 분석되었다. 리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타 자조모임과 교류할 수 있
었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리더역량이 향상되어 자조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리
더교육의 방향성에서는 교육 참여자의 욕구 반영, 사례 
공유자리, 발표 자리, 유형별 교육의 하위범주로 분석되
었다. 리더교육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지원자들은 교육
참여자들의 욕구 반영, 교육에 대한 실제 사례 공유, 자
조모임 간 네트워크의 장, 그리고 자조모임 전 구성원 대
상의 교육, 소속기관 유형에 따른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리더교육의 개선방안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발달장애인 
개인의 삶과 집단의 변화에 긍정적 영향이 확인된 리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 확대해야 한다. 일찍이 해외에서
는 자기 옹호기술,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 리더십 관련 
주제를 통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으나[23], 
국내에서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적 내용
의 프로그램으로 리더십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16]. 따라서 발달장애인 리더교육이 

실제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리더교육과정 
개발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교육 참여자의 욕구를 조
사하여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여
자의 욕구조사와 세분화된 리더교육 과정의 개발이 선행
된다면 발달장애인 리더교육 프로그램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자조모임의 리
더로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이 교육을 통해 실제적인 대
처가 가능할 때, 교육에 대한 만족뿐 아니라 성과를 제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주제에 대한 구체적
인 사례를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토의법, 상황 시뮬레이션, 코칭 등 다양한 교수법
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조모임의 리더와 회원이 교육을 통해 변화된 모습들을 
공유하고 네트워크할 수 있는 컨퍼런스 개최를 제안한
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 당사
자들은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
회는 리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교육의 효과성을 파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이 소속된 기
관의 유형에 따라 다른 주제의 교육을 개발하여 실시해
야 한다. 소속된 기관 유형에 따라 구성원들이 필요한 욕
구와 역량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참여할 수 있
는 교육과정에는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조모
임 회원을 대상으로 팔로워십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
다. 교육을 통해 리더의 역량이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자
조모임 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갖
추어지지 않는다면, 집단 전체에 대한 교육효과 전이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리더교육 프로그램을 강사와 자
조모임 조력자라는 다원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개선방안
을 도출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제한된 참여자
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은 표본의 대표성과 일반화의 한
계를 보일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및 
분석의 어려움이 따르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당사자의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간접적 효과에 대해만 논의가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구체적인 교육 참여자 대상 연구, 관련 지표 
개발 및 양적 연구 등 후속 연구를 통한 보완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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