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개인의 사회활동 참여는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요

인이 되며 또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생활만족도는 사회활동 참여에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의 일부분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생활만족도 

제고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자립

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관심

은 정책적 과제로 귀결되어 적극적인 논의와 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2011)의 제3차 국민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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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장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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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도는 매개한다. 셋째,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장애수용 정도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는 매개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함의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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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합계획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 및 

교육, 의료지원, 일자리 지원 등을 지원하여 생활만족도

를 느끼는 비율이 2008년의 24.2%에 비해 2017년은 

58.6%로 상승하였다는[1] 보고에서 장애인의 생활만족

도 향상을 예측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논의는 2014년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2015년 시행에서 출발한다. 

「발달장애인법」 시행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명백히 규

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은 취

약한 실정이다.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인격 훼손 

등에 의해 생활만족이 감소하고 있어 이를 위한 서비스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은 현실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2]. 설령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취업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더라

도 낮은 직무만족과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사회적 

차별이 잔존하고 있어[3] 취업한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직무만족도, 대

인관계 등의 변인에 대한 고찰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하다. 생활만족도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삶을 지속하

는 사회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에게 의

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를 의

미하며, 생활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평가에 대한 만족도라 할 수 있다[4]. 또한, 개

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삶의 목표 달성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의미하며[5], 개인

이 현재의 상황에서 인지적, 정서적으로 느끼는 주관적 

측면이 결합된 개념이다[6].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만족도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가족관

계, 친구관계, 주거, 건강상태, 한 달 수입, 여가활동, 하

고 있는 일, 결혼생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만족 정도

를 생활만족도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생활만족도 정

도는 노동시장 진입의 측면에서 고찰과 개입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직업을 갖

는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자기실현의 잠

재적인 가능성을 발견하는 생애주기의 중요한 과업이

다. 그러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시장에 진

입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만족도, 대인관계 형성 등의 

어려움이 있어 생계유지도 힘든 상황이다. 개인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생계유지 수단과 자

아실현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적극적인 논의가 필

요하다[7]. 이에 본 연구는 취업한 장애인의 장애수용 

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장애수용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가치

변화로써 장애 이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

고 장애와 관련된 상실감이 자기 가치를 평가할 때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8]. 장

애인이 자신의 장애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고 이러한 

인정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자아실현의 

원동력이 되는 도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

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장애수용 정도는 또한 중요

한 변인으로[1,9]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이 필요하다. 이

렇듯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욕구가 빠르게 반영되

고 있어 장애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1], 차별

경험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10,11] 등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Axel Honneth[12]의 ‘인정이론’을 차용하여 취

업한 장애인의 장애수용 중요성을 부연하자면, 장애

인은 자신의 장애수용을 위한 전제로써 타인을 인정

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상호주관적 인정 관계

를 토대로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며 이는 자신의 정

체성 형성은 물론이며 자아실현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경험하게 된다. 취업한 장애인의 장

애수용 정도는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으

로 보고하는 연구결과[13]와 장애수용 정도는 장애

인의 대인관계 형성의 중요한 변인[14]으로 보고되

어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대인관계에 대한 고찰을 시

사한다. 직무만족도는 자신이 취업 후 느끼는 직무

에 대한 감정적 평가를 의미하며 개인이 직업에 만

족하거나 불만족하는 정도이다[9,15,16], 취업한 장

애인의 직무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13] 이해되어야 한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조직 경영 및 고용의 질과 관련이 있어 장

애인 취업률의 초점이 되는 질적 지표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는 추이를[17]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취

업 후 직무만족도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의 유효성을 의미하는 직무만족도는 조직의 성

과와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13] 취업한 장애

인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 증진을 위한 면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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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회

는 여전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고착화되어 직

무만족도를 저해하고 있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존수단 보장보다는 노동

력 저평가와 자립생활을 위협하여 생활만족도마저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전제하는 생활만족도 보장을 위한 논의와 개

입이 필요하다. 

인정을 전제하는 장애수용 정도는 대인관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성격

발달, 자아실현 확립 등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에서[18] 당위성을 갖는다. 또

한, 대인관계는 개인이 타인과 관계에서 사용하는 지식 

및 기술 등의 역량을 의미하며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19] 요인

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필요조건이다. 그러므로 대

인관계는 개인이 취업현장에서 타인과 상호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요인[13]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가 

된다. 그러나 긍정적 대인관계는 발달장애인에게도 필

요조건으로 자명한 사실이나,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은 

부족한 실정이다[20]. 대인관계는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기제가 될 뿐만 아니라 역할 수행 과정에

서도 필요한 요인이므로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 요인의 검토는 의미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연구동향은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업적평가 대

가로 받는 임금의 소득 측면과 같은 물질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측면, 대인관계 측면도 반영하는 

연구[21]가 보고되고 있다. 개인은 노동시장에서 만족

한 일을 수행할 때 높은 생활만족도를 느낄 수 있어 취

업한 발달장애인의 직무만족도, 대인관계의 변인은 생

활만족도의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발달장애인은 

사회구성원으로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 과정에서 보

람을 느끼며 또한 생활만족의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장애수용 정도

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도의 변인

과 대인관계 변인의 매개효과에 관한 구조 관계를 탐색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이

를 토대로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증진에 필

요한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목적

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장애수용 정도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장애수용 정도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도는 매개효과

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3>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장애수용 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는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장애수용 정도가 생

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직무만족도와 대인관계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자료는 장애인고용패널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차 웨이브 중 의사소통 가능 정도의 측정이 가장 높게 

나타난 2019년도 4차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조사

대상은 취업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 329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결측

값은 회귀대체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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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측정도구

3.3.1 장애수용 정도

장애수용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총 12문항으로 모

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내

용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한다’, 

‘장애 때문에 세상을 더 넓게 생각하게 되었다’ 등에 대

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을 위해 측정 문항들을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장

애수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값은 .756로 나타났다. 

3.3.2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내용

은 ‘임금 또는 소득’, ‘취업의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을 위해 측

정 문항들을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

도 Cronbach α값은 .925로 나타났다. 

3.3.3 대인관계

대인관계를 측정하는 문항은 총 7문항으로 모든 문

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내용은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귄다’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

다. 분석을 위해 측정 문항들을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측

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값은 .909로 나타났다.

3.3.4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총 9문항으로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내

용은 ‘가족관계’, ‘친구 관계’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

되었다. 분석을 위해 측정 문항들을 합산하여 평균값

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값은 .871로 

나타났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25.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분석

을 실시하였다. 첫째,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과 주요 변인 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rson’s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셋째,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장애수용정

도와 주요 변인간의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 구조방정식을 했다. 넷째, 간접효과 검증 방법은 So

bel test를 실시하여 각각의 매개변수 경로별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1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

낸 결과이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77.2%, 

여성 22.8%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variable section n %

Gender
male 254 77.2

female 75 22.8

Age

under 20s 188 57.1

30s 79 24.0

40s 47 14.3

over 50s 15 4.6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graduate 58 17.6

high school graduate 240 72.9

university graduation and 

above
31 9.4

Working 

type

salary worker 85 28.3

non salary worker 215 71.7

연령은 20대 이하 57.1%, 30대 24.0%, 40대 

14.3%, 50대 이상 4.6%로 20대 이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중졸 이하 17.6%, 고졸 72.9%, 대졸 

이상 9.4%로 고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형태

는 임금근로자 28.3%, 비임금근로자 71.7%로 비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주요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장애수용 정도의 평균값은 2.937(sd=.48

6), 직무만족도의 평균값은 3.310(sd=.635), 대인관계

의 평균값은 2.320(sd=..625), 생활만족도의 평균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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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sd=..558)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각각 절대

값이3과 10보다 작아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을 확

인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4.3 주요변수들의 상관분석

주요변수의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독립

변수인 장애수용 정도는 직무만족도(r=.348, p<.01), 

대인관계(r=.339, p<.01), 생활만족도(r=.303, p<.01)

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생활

만족도(r=.496,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생활만족도(r=.181, p<.01)와 정적인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주요변수 간 상관계수는 .07 미만으

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4.4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4.4.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의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Table 4 참고). 먼저,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

도 결과는 x²=2615.140, df=696, p=.000, TLI=.683, 

CFI=.702, SRMR= .095, RMSEA= .092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델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이 확인됐다. 이

에, 수렴타당도와 설명력이 낮은 관측변수를 제거하고 

모형을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수정 측정모형 분석결과, x²=1075.419, df=506, p

=.000, TLI=.887, CFI=.898, SRMR=.064, RMSEA=.0

59로 나타나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Goodness-of-fit statistics

4.4.2 구조모형 분석

취업 발달장애인을 표본으로 장애수용 정도가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도와 대인관계를 매개

변수로 설정한 구조모형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각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장애수용 정도가 높

을수록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ß=.364, t=4.636, p<.001). 이

는 장애를 수용할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5. Estimated Model

Variable B ß S.D C.R.

Disability Acceptance→Job Satisfaction .544 .364 .117 4.636***

Disability Acceptance→Interpersonal Relationship .327 .255 .092 3.549***

Disability Acceptance→Life Satisfaction .050 .058 .050 .325

Job Satisfaction→Life Satisfaction .352 .616 .052 6.829***

Interpersonal Relationship→Life Satisfaction .123 .185 .038 3.242**

*p<.05, **p<.01, ***p<.001 

variable
Coefficient 

① ② ③ ④

① 1

② .348** 1

③ .339** .050 1

④ .303** .496** .181** 1

*p<.05, **p<.01

①Disability Acceptance

③Interpersonal Relationship 

②Job Satisfaction

④Life Satisfaction

Index x² df p SRMR TLI CFI
RM

SEA

Initial

model

2615.

140
696 .000 .095 .683 .702 .092

Modified

model

1075.

419
506 .000 .064 .887 .898 .059

varia

ble
Min. Max. Mean S.D.

Skewn

ess

Kurtosi

s

① 1.50 4.50 2.937 .486 -.067 .535

② 1.00 5.00 3.310 .635 -.168 .933

③ 1.00 3.86 2.320 .625 -.414 -.196

④ 1.50 5.00 3.521 .558 -.481 .848

①Disability Acceptance         

③Interpersonal Relationship 

②Job Satisfaction

④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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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ß=.255, 

t=3.549, p<.001). 이는 장애를 수용할수록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수용 정도와 생활만

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ß=.058, 

p>.05).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ß=.616, t=6.829, p<.001). 이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 만족한다. 대인관계가 높을수

록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ß=.185, t=3.242, p<.01). 이는 대

인관계가 좋을수록 일상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조모형 결과와 추정된 변수들 간 경로계수는 Fig. 

2와 같이 나타났으며, 연구모형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생활만족도에 대한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장애수용 정도는 는 장애를 수

용할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만족도에 직접효과(ß=.364)가 있으며, 직무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직접효과(ß=.616)가 있다. 직무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취업 발달장애인의 

장애수용 정도는 생활만족도에 직접효과가 없으며, 직

무만족도를 통해 간접효과(ß=.232)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수용 정도와 

생활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직무만족도는 완전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Fig. 2. Amos Test of Proposed Model

장애수용 정도는 대인관계에 직접효과(ß=.255)가 있

으며, 대인관계는 생활만족도에 직접효과(ß=.185)가 있

다.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취업 발달장애

인의 장애수용 정도는 생활만족도에 직접효과가 없으

며, 대인관계를 통해 간접효과(ß=.23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수용 정도

와 생활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대인관계는 완전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Table 6.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Path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① ⟶ ② .364** .364*

② ⟶ ④ .616* .616*

①
⟶ ② 

⟶
④ .329* .105 .224**

① ⟶ ③ .255* .255**

③ ⟶ ④ .185** .185**

①
⟶ ③ 

⟶
④ .329* .287 .042**

*p<.05, **p<.01, ***p<.001 

①Disability Acceptance

③Interpersonal Relationship 

②Job Satisfaction

④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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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인 직무만족도와 대인관계의 간접효과 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결과, 직무만족도의 Z값은 

3.833,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Z값이 

±1.96 범위 안에 해당되므로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Z값은 2.3930, p<.05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고, Z값이 ±1.96 범위 안에 해당되

므로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Sobel test

Path a Sa b Sb z

Disability 

Acceptance

Job 

Satisfaction

⟶

Life 

Satisfaction
.544 .117 .352 .052 3.833***

Disability 

Acceptance

Interperson

-al 

Relationship

⟶

Life 

Satisfaction
.327 .092 .123 .038 2.393*

*p<.05, **p<.01, ***p<.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도와 대인관계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

널 2차 웨이브 중 의사소통 가능 정도의 측정이 가장 

높은 2019년도 4차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도출하였다. 

장애수용 정도는 직무만족도, 대인관계, 생활만족도 

변인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

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장애수용 정도는 생활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낮

은 장애수용 정도는 생활만족도를 저해하는 연구[22], 

장애수용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13], 장애수용 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중요

한 요인으로 밝힌 연구[23]와 맥을 같이하여 본 연구결

과를 지지한다.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장애수용 정도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가 규명될 수 있으므로 발달장애

인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안하기 

위해 여러 변인을 탐색하는 후속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장애수용 정도는 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도는 매개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한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직무만족도 변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13], 장

애수용 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1]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장애수용 정도가 직무만족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24] 또한 본 연구결과

를 지지한다. 장애수용 정도는 과거와 달리 장애인이 

스스로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인정과 취업 후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장애인의 생활만

족도의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에 장애인

이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작업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

이 필요하다[24]. 이러한 구직활동을 통해 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직무만족도를 증가시켜 생활만족도를 극대화

하기 위함이다. 

셋째,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장애수용 정도가 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 변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대인관계 형성은 생

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3]와 동료 및 

조직구성원들의 긍정적 인식은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연구[7], 장애인의 

장애수용 정도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1]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법적 의무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과 장애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함의 및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

터를 모든 지자체에 확대 시행’을 제언한다. 지자체별 

적극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면 발달장애인의 정상화는 

물론이며 사회통합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역할에 대한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물리적인 노동시장 환경 조성과 노동시장 진입 과

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무환경 

조성도 요구된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 후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은 물론이

며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제도 실

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보다 사회적 인

정을 전제한 긍정적 대인관계 증진을 제언한다. 장애인

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저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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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1] 사회적 불인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적 불인

정은 발달장애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불인정을 초래하

여 직업선택에 대한 자신감 상실, 타인에 대한 의존도 

증가, 삶의 만족 저해 등 문제의 요인이 되고 있어 사회

적 인정을 전제하는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무시, 

인권 훼손 등의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되어 발달장애인

에 대한 사회적 불인정보다 사회적 인정을 전제한 긍정

적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입이 요구된다. 이는 개인

은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존중받음으로써 긍정적

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논리에서 당위성을 찾

을 수 있다[14].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자아정체감을 형

성한다. 자아정체감 형성은 자아실현의 원동력이 되고 

나아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

어 발달장애인의 자아실현 전제의 생활만족도 증진은 

의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대인관

계는 사회적 인정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당위성을 갖는

다. 사회적 인정은 발달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직무

만족 증진은 물론이며 사회구성원과 긍정적인 대인관

계 형성을 토대로 생활만족도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는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제로써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개발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긍

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으로 귀결되어 발달장애인과 비

장애인의 사회 통합의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발달장

애인은 타인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발달장애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긍

정적 인식의 기대효과도 확인되어[26] 발달장애인 참여

를 통한 자기인식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한 국가직

무능력표준(NCS)에 근거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의 제83조에서 근로자지원

프로램에 관한 규정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를 대상

자로 제시되어 당연한 것이다. 발단장애인 자신이 장애

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직업선택을 통해 취업 

후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27] 당

위성을 갖는다. 또한,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높은 직무만

족도는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28]으

로 보고되어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취업한 발달장애

인의 직무만족감 경험을 증진 시켜야 할 것이다. 취업

한 발달장애인의 높은 직무만족도는 긍정적인 대인관

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발달장애인의 높은 생활만족

도로 귀결될 것이다. 특히 취업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

는 장애인의 직업유지의 핵심 요소로 보고되어[29] 주

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중재와 수정 가능 요인들을 분석하여[17] 발달장

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취업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은 취업과 직업적응을 명백히 규율하고 있어 이

에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정

책개입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후

속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장애수용 정도

와 생활만족도 변인 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도, 대인관

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한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한 발달장애

인의 장애수용 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봄에 따라 다각적인 분석을 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자체적인 연구설계와 발달장애인

을 둘러싼 가족과 취업한 현장관계자를 연구참여자로 

구성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심층

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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