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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 청소녀의 생리용품 사용 이해와 자립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북과 교육 동영상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 고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가이드북 최종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

증 및 중증 발달장애 청소녀 대상의 맞춤형 생리대 사용방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개발된 자료는 FGI를 통해 정확성과 유용

성을 검증받았으며, 수정 보완 후 관련 기관에 배포되었다. 연구 결과, 가이드북과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은 발달장애 청소녀의 월

경 관련 지식과 기술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일반적인 월경 교육 자료와 달리 발달장애 청소녀의 특성과 요구

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자료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연구 결과는 발달장애인 성교육 및 건강교육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d implement a guidebook and educational video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menstrual 

product usage and independence among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research methods used to develop the 
final guidebook includedwere literature reviews, focus group interviews (FGI), and expert consultation, followed by the creation 
of customized educational videos on sanitary pad usage for girls with mild and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developed 
materials were validated for accuracy and usefulness through FGI and distributed to relevant organizations after revisions. The 
results showed that education using the guidebook and videos significantly improved the menstrual knowledge and skills of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s study differs from existing general menstrual education materials in that it 
developed customized educational material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findings can be utilized in the fields of sex education and health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ir healthy growth and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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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때이다[1]. 특히 

여성의 경우, 초경을 시작으로 월경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

이하게 된다[2]. 이 시기 대부분의 여성들은 월경에 대한 정

보를 습득하고 위생용품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 나

가게 된다[3]. 그러나 발달장애 청소녀의 경우, 인지적 제약,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 관련 교육 기회의 부족 등으로 인해 

월경 관련 지식 수준이 낮고, 생리용품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4],[5]. 

Chou 등[6]의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 청소녀들은 초경 

연령, 월경 주기와 기간, 월경 시 위생 관리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생리용품의 종류와 사용법을 익히는 데에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Treacy 등[7]은 현재 발달장

애 청소녀를 대상으로 한 월경 및 위생용품 사용 교육이 미흡

하며, 관련 교육 자료도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순히 월경 관리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발달장애 청소녀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삶

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따라서 이들이 월경을 자

연스러운 신체적 변화로 받아들이고, 생리용품을 적절히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녀의 생리용품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가이드

북과 교육 동영상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개발 과정에서는 발달장애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맞춤

형 자료를 제작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실

제적이고 유용한 영상을 만들고자 하였다[10]. 이는 Treacy 

등[7]이 제안한 장애인 맞춤형 성교육의 필요성과 Powell 등

[11]이 강조한 당사자 중심 접근법을 실현한 것이다. 이를 통

해 발달장애 청소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

적 통합에도 기여하고자 한다[12].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 청소녀를 위한 생리용품 사용 가이

드북은 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둘째, 생

리용품 사용 가이드북을 활용한 교육 동영상은 어떻게 제작

되어야 하는가? 셋째, 개발된 가이드북과 교육 동영상은 발달

장애 청소녀와 관련 전문가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가? 넷째, 

개발된 자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급되고 활용될 수 있는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리용품 사용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

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일반적인 월경 교육 자료와 달리 발달장

애 청소녀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자료를 개발

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당사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장애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함

으로써 자료의 현장 적합성을 높였다. 이는 Treacy 등이 제

안한 장애인 맞춤형 성교육의 필요성과 Powell 등이 강조한 

당사자 중심 접근법을 실현한 것이다[7],[11].

본 연구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발달장애 청소녀: 본 연구에서 발달장애 청소녀는 지적

장애나 자폐스펙트럼장애 등 발달장애가 있는 만 12세

에서 18세까지의 여성을 의미한다[13].

- 생리용품: 생리용품이란 월경 시 경혈을 흡수하고 위생

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는 일회용 생리대, 천 생리대, 생리컵, 생리팬티 등 다양

한 종류의 생리용품을 포함한다[14].

- 가이드북: 본 연구의 가이드북은 발달장애 청소녀 스스

로 생리용품을 사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된 책자를 의미한다.

- 교육 동영상: 본 연구의 교육 동영상은 가이드북의 내용

을 기반으로 발달장애 청소녀의 눈높이에 맞게 생리용품 

사용법을 설명하는 시청각 영상 자료를 의미한다[15].

Ⅱ. 관련 연구

2-1 기존 가이드북 및 교육 동영상 연구

발달장애 청소녀를 위한 월경 관리 교육 자료 개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Altundağ & Çalbayram[16]은 지

적장애 여학생을 대상으로 월경 관리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들은 주로 강의식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개별화된 접근은 부족

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Kırbaş 등[17]의 연구에서는 또래 교육을 활용한 월경 위

생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적 상호작용

을 통한 학습 효과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장애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미흡했다.

2-2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술과의 차이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이드북 및 교육 동영상은 기존 연구

들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1) 맞춤형 접근: 장애 정도(경증/중증)에 따라 차별화된 콘

텐츠를 제공하여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2) 멀티미디어 활용: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상을 효과적으

로 조합하여 학습자의 이해와 주의 집중을 높였다.

3) 당사자 참여: 발달장애 청소녀와 그 가족, 교사들의 의

견을 직접 수렴하여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4) 실생활 중심 내용: 일상생활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구체

적인 사례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5) 반복 학습 강화: 핵심 내용에 대한 반복 학습 섹션을 추

가하여 학습 효과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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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녀의 월경 

관리 역량 향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녀를 위한 생리용품 사용 가이드

북과 교육 동영상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연

구 진행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

하는 혼합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18]. 이는 Lundgren & 

Amin[19]의 청소년 성교육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을 참고한 

것으로, 복잡한 사회현상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풍부한 데이터

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FGI를 통한 질적 자료 수

집과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자료 수집을 병행하였으며, 순차

적 설명 설계(Sequential Explanatory Design)를 채택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선행연구 고찰,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

다(표 1)[4],[7],[10],[16].

3-2 연구 절차 

1) 발달장애 청소녀 생리용품 사용 가이드북 개발 

문헌 고찰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녀의 월경 및 생리용품 사

용 관련 선행연구[5],[7],[20],[21]를 중점 분석하였다. 이

를 통해 가이드북에 포함할 주요 내용과 구성 방향을 도출하

였다. 발달장애 청소녀 당사자 6명과 특수교사 및 부모 5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생리용품 사용 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보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았다. FGI 참여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만 12세에서 15세의 경증 및 중등도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청소녀, 이들의 어머니, 그리고 발달장

애 성교육 지도 경력 3년 이상의 특수교사 등으로 선정하였

다. 학교와 학부모의 추천, 관련 학회 및 협회를 통해 참여자

를 모집하였다. 문헌 고찰과 FGI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북 

초안을 구성하였다. 초안은 특수교육 전문가 3인과 간호학 전

문가 2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2) 가이드북 기반 교육 동영상 제작 

완성된 생리용품 사용 가이드북을 토대로 교육 동영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가이드북 내용 중 생리대 사용방법 

학습에 대한 요구도가 큼에 따라 영상 개발 주제는 생리대 사

용방법으로 정했다[22]. 시나리오는 실제 특수학교 선생님들

의 수업 시 사용하는 어조, 말투, 말의 속도 등을 참고하고

[16], 발달장애 청소녀의 인지적 특성[23]을 고려하여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청소녀 모

습의 마네킹을 활용해 실사 형태의 교육용 동영상을 촬영하

였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사용해야 되는 도구, 현상, 상황을 

중심으로 1인칭 및 3인칭 시점[24]을 이용했다. 영상 이해에 

필요한 인지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경증 또는 중증)에 

따라 별도의 동영상을 제작하였다[25]. 제작된 동영상은 특

수교육공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애니메이션, 자막, 음성해

설 등의 멀티미디어 요소를 추가하였다[26]. 애니메이션 캐

릭터는 1명으로 중학생 정도의 신체발달을 기준으로 제작하

였다.

3) 교육 동영상 적용 및 평가 

A, B 두 개 지역에 소재한 4개 특수학교의 발달장애 청소

녀 2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사전검사로 참여자의 

월경 및 생리용품 사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1주일 간 개발된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였다[27]. 교육은 특수교사와 보건교사가 함께 진행하

였다. 교육 종료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월경 및 생리용품 

(N=11)

Classification Participant Gender Age Disability type and severity Remarks

Subjects

A Female 15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

B Female 12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

C Female 14 Mild autism spectrum disorder -

D Female 12 Moderate intellectual disability -

E Female 13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

F Female 15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

Parents 
and Teachers 

G Female - - Mother of A

H Female - - Special education teacher

I Female - - Mother of B

J Male - - Special education teacher

K Female - - Mother of D

표 1. FGI 참여자

Table 1. FGI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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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Researcher(year) Key content

Knowledge and 
understanding

Chou, Y. C., & 
Lu, Z. Y. J. 

(2012)

-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ve lower levels of knowledge about 
menstruation, including the timing of menarche, cycle, and duration, compared to typically 
developing adolescent girls.

-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quire more time to learn about different types 
of sanitary products and how to use them.

- Cognitive limitations,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fficulties, and lack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contribute to the challenges in menstrual management for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heng, M. M., & 
Udry, J. R. 

(2002)

- Among adolescent girls with disabilities, thos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end to experience 
menarche at an earlier age compared to typically developing adolescent girls.

-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ace difficulties in properly using sanitary pads 
and maintaining menstrual hygiene after menarche.

Chou, Y. C. 
et al. (2015)

- A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s related to sexuality among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howed low levels of understanding about menstruation and high levels of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 Systematic education and support are needed to promote sexual rights and healthy sexual 
development for wom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ducational 
materials and 

methods

Klett, L. S., & 
Turan, Y. (2012).

-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education on menstruation and the use of sanitary products for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Educational materials on menstruation tailored to the level of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insufficient.

- Repetitive and step-by-step education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necessary for menstrual education.

- Audiovisual materials and active support from parents and teachers are required for menstrual 
education for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racy, J. et al. 
(2016)

- Providing visually-enhanced menstrual management educational materials, such as pictures 
and photographs, can contribute to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Educational materials on menstrual management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be structured with content appropriate for their cognitive levels and utilize audiovisual 
aids for effectiveness.

Mason, L., & 
Cunningham, C. 

(2008)

- A study on menstruation among women with Down syndrome identified difficulties in regularly 
changing sanitary pads and practicing personal hygiene.

- Customized educational approaches that consider the cognitive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wom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eed to be developed.

Educational 
content

Memarian, A., & 
Mehrpisheh, S. 

(2015).

- Suggested content for menstrual education for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cludes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menarche and the menstrual process, how to use 
sanitary pads, and methods for maintaining hygiene during menstruation.

- Research is needed on supporting literature about the menstrual experiences of wom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lbanese, A., & 
Hopper, N. W. 

(2007). 

- Menstrual management education for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cover proper use of sanitary products, coping with menstrual cramps and discomfort.

- Systematic and appropriate education can help improve perceptions about menstruation and 
increase self-confidence in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ducational 
approach

Patton, G. C. 
et al. (2016).

- A person-centered approach that directly incorporates the menstrual experiences and needs of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to education is necessary.

- Qualitative research exploring the meaning and emotions surrounding menstru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be complemented.

Education and 
intervention 
methods

Quint, E. H., & 
O'Brien, R. F. 

(2016).

- Appropriate interventions and educational strategies for menstrual management are provided 
for adolescent girls with physic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 The importance of individualized education that considers cognitive levels and communication 
abilities is emphasized.

- The potential risks and benefits of 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for menstrual suppression 
should be carefully evaluated.

Emotional and 
mental health

Ditchfield, H., & 
Burns, J. (2004)

-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enstrual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in wom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Lack of understanding about menstruation, loss of control, and feelings of 
shame were prominent negative emotions.

- There is a need to explore the meaning of menstru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consider psychological support approaches such as 
cognitive-behavioral therapy.

Sexual health 
and 

contraception

Kyrkou, M. 
(2005)

- Emphasized the need to support decision-making regarding safe and appropriate contraceptive 
choices in sexual health management for wom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Respect for contraceptive choices of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ile providing 
information and counseling appropriate for their cognitive levels is necessary.

Early education
Quint, E. H. 

(2008)

- With the trend of decreasing age of menarche among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need for early menstrual education has emerged.

-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between sex education professionals, parents, and 
teachers in developing menstrual education and management strategies.

Early puberty 
management

Burke, L. M. 
et al. (2010)

-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observing and diagnosing early signs of puberty in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Proposed appropriate management and treatment approaches, such as cognitive-behavioral 
therapy and 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for early puberty in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표 2. 발달장애 청소녀 생리용품 사용 가이드북 개발 관련 문헌고찰 

Table 2. Literature review for developing a menstrual product usage guidebook for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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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지식과 기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교육에 참여한 발달

장애 청소녀 20명과 교사 10명, 학부모 10명을 대상으로 동

영상의 만족도 및 수정 보완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다[28],[29].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동영상을 최종 수

정하였다.

3-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양적 자료는 SPSS 22.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FGI를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는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범주화하였다[30],[31]. 가이드북과 동영상의 초안 및 최종

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내용은 서술적으로 제시하였다.

3-4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

을 활용하였다. 첫째, 장애 및 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이 

가이드북 및 영상 개발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연구 설계부

터 자료 해석에 이르기까지 동료 간 협의를 거쳤다. 둘째, 연

구 참여자 선정 시 장애 정도와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성

을 확보하고자 하였다[31],[32]. 셋째, FGI 결과는 연구 참

여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진술 내용의 정확성을 

높였다[33]. 넷째, 가이드북과 동영상 개발 과정에서 특수교

육, 사회복지, 특수교육공학, 간호학 등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

을 받아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다[26],[34].

Ⅳ. 결과 

4-1 발달장애 청소녀의 월경 및 생리용품 사용 관련 요구

1) 문헌 고찰 결과  

발달장애 청소녀의 월경에 관한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를 분

석한 결과, 이들은 비장애 청소녀에 비해 월경 관련 지식 수준

이 낮고, 생리용품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초경 연령, 월경 주기와 기간, 월경 시 위생 관리 등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생리용품의 종류와 사용법을 

익히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월경과 관련된 통

증이나 불편감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발달장애 청소녀의 인지적 제약,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 관련 교육 기회의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청각적 자료의 활용, 부모와 교

사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표 2).

2) FGI 결과 

월경을 시작한 발달장애 청소녀 6명과 이들을 지도한 경험

이 있는 특수교사 및 부모 5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 발달장애 청소녀의 월경 및 생리용품 사용 경험 

발달장애 청소녀들은 대부분 초경을 맞이했을 때 당황스러

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사전에 월경에 대

해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생리대 교체 

시기를 알기 어려워하고, 올바른 착용법을 익히는 데 시행착

오를 겪었다. 생리대 외에 다른 생리용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특히 중증 발달장애 청소녀의 경우 대부분 일

회용 생리대에 의존하고 있었다.

• 발달장애 청소녀의 월경 및 생리용품 사용 교육 경험 

FGI에 참여한 발달장애 청소녀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체계  

 적인 월경 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었다. 교사들 역시 관

련 지식이나 교수 경험이 부족하여 월경 지도에 어려움을 느

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발달장애 청소녀의 특성에 맞는 맞

춤형 교육 자료와 지침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발달장애 청소녀를 위한 생리용품 사용 가이드북과 교육 

동영상에 대한 요구 

참여자들은 가이드북과 동영상에 발달장애 청소녀들이 생

리용품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단계별로 제시되기를 원

하였다. 이때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실제 발달장애 청소녀

가 출연하는 동영상을 선호하였으며, 자막이나 수어 등 보완

대체 의사소통 도구가 함께 제공되기를 바랐다. 더불어 생리

용품 선택부터 구매, 사용 후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

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4-2 생리용품 사용 가이드북 개발 최종 결과 

생리용품 사용 가이드북은 발달장애 청소녀용(당사자용)으

로 제작되었다. 발달장애 청소녀용 가이드북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가이드북은 총 4개의 대주제(‘몸의 변화’, ‘월경에 대한 이

해’, ‘생리용품에 대한 이해’, ‘다양한 상황에서 생리용품 사용

하기’)와 19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주제별로 2-3페

이지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인지 수준을 고

려하여 모든 페이지에 각 소주제별로 핵심 내용을 쉬운 단어, 

간결한 문장,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설명하였으며, 일러스

트레이션과 사진과 같은 시각적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발달

장애 청소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아울러 생활 속 실제 상황

을 반영한 사례형 그림을 제시하여 실생활에서의 적용을 용

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생리용품 사용법을 단계별로 상세

히 설명하여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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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서는 실제 생리용품 크기를 3D 이미지로 제시하거

나, 월경 관련 주요 질문을 Q&A 형식으로 다루는 등 발달장

애 청소녀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는 보조 자료들도 수

록하였다. 

전문가 검토 결과, 가이드북은 발달장애 청소녀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구성과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다만, 월경 용품의 구체적 사용 방법에 관한 내용을 추가

하고, 각 장에 더 간결한 문구를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

견이 제시되어 이를 수정 보완하였다.

가이드북 개발 과정에서 FGI와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다. ‘쉬운 용어와 시각자료 활

용’, ‘단계별 상세 설명 제공’, ‘실제 상황 중심의 예시 포함’. 

교육 동영상 시나리오 작성 시 주요 이슈는 내용의 난이도 조

절과 주의 집중 유도였으며, 이를 위해 특수교육 전문가의 자

문을 받아 용어를 수정하고,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적절히 혼

용하여 주의 집중을 높였다(그림 1).

4-3 생리대 사용법 교육 동영상 제작 최종 결과

최종 ‘생리대 사용법 교육 동영상’은 가이드북의 내용을 바

탕으로 경증 발달장애 청소녀와 중증 발달장애 청소녀를 위

Area Items Guidebook cover

Changes in the Body

1. My breasts are growing and hair is growing on my body. Why is my body changing? 

2. Are my male friends experiencing the same body changes as me?

3. I'm worried about having too many pimples on my face.

4. What is menstruation? Why do we menstruate? 

Understanding 
Menstruation

5. When do you first start menstruating?

6. What if I suddenly start menstruating?

7. How many days does menstruation last?

8. When is the next menstruation?

9. What should I do if I menstruate for too long or have a heavy flow?

10. What happens to my body when I menstruate?

11. What should I do if I have severe menstrual cramps?

Understanding 
Menstrual Products

12. What are menstrual products?

13. What kinds of menstrual products are there?

14. Are all sanitary pads the same size?

15. How do you use sanitary pads?

Using Menstrual 
Products in Various 

Situations

16. How do you use menstrual products when sleeping?

17. Is it okay to go in the water during menstruation?

18. Can I exercise during menstruation?

19. What should I do when showering?

Appendix

<Appendix 1> Ask anything you're curious about!

<Appendix 2> What does our body look like?

<Appendix 3> What are the actual sizes of sanitary pads?

*The Korean language in the illustration on the cover of the guidebook is an integral part of the research, and translating it would 
compromise the authenticity and reproducibility of the findings. For this reason, we used Korean.  

표 3. 발달장애 청소녀용 생리용품 사용 가이드북의 구성

Table 3. Contents of the menstrual product usage guidebook for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그림 1. 가이드북 개발 주요 과정

Fig. 1. Key process of guidebook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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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맞춤형 버전으로 나누어 제작되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인지 특성 관련, 많은 색감에 의해 집중도가 저할될 수 있음

을 고려하여 흑백 버전의 동영상도 개발하였다. 동영상에는 

청소녀 마네킹을 활용하여 실제로 생리대를 착용하고 교체하

는 실사 장면을 담았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공감을 이끌어내

고자 하였다(표 4). 

애니메이션, 실사 영상, 자막, 나레이션을 교차적으로 사용

하고, 실습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조합해 반복하여 제시하였

다.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캐릭터가 주는 단점을 고려

하여, 최종 사용 캐릭터는 실제 학습 대상자와 유사한 느낌으

로 제작하였다. 기존 일반 성교육 콘텐츠보다 학습 내용 전개 

속도 등을 느리게 하여 발달장애인의 인지 수준에 맞췄다. 

경증용 및 중증용 최종 동영상은 각각 10분, 11분 내외로 

구성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도 시청을 통

해 내용을 이해할 할 수 있도록 나레이션과 자막을 활용했다. 

월경의 의미, 생리대 사용방법, 생리대 교체 시기, 생리대 교

체 방법, 월경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이를 실사 영상과 애니메이션을 이용해 설명했다. 생

리대 사용방법 파트의 경우, 실제 시범 영상을 제시하고, 이를 

반복 연습할 수 있는 영상도 포함하였다. 핵심 내용에 대한 반

복 학습 섹션을 포함하여 이해도를 높였고, 생리대 사용방법

에 대한 실제 시범 영상을 포함해 실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경증 및 중증 영상 모두 공통 내용으로 구성하되, 일부 제시 

형식에 차이를 두었다. 예컨대 ‘반복학습’ 파트의 경우, 경증용

에서는 ‘생리대 사용방법’ 파트와 달리 에니메이션으로 제시

한 반면, 중증용에서는 ‘생리대 사용방법’ 파트와 동일하게 실

사 영상으로 제시하여 반복적인 재학습을 강조하는 식이다.

최종 전문가 검토 결과, 동영상은 발달장애 청소녀의 눈높

이에 맞는 내용과 표현으로 구성되었다고 평가되었다. 개선사

항으로는 연습 영상을 보완하고, 자막의 속도를 좀 더 느리게 

하며, 배경음악을 줄이는 것 등이 제안되었다.

이처럼 발달장애 청소녀의 인지 및 이해 수준을 고려한 차

Classification For adolescent girls with mild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adolescent girls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Video image 
(Intro)

Contents and 
main features

1. Introduction  

2. Precautions before learning: Precautions that primary caregivers or video demonstrators should know before watching 
the video

3. What is menstruation: Concept of menstruation and menstrual cycle

4. How to use sanitary pads: Explains the steps from washing hands to putting on clothes for wearing sanitary pads, how 
to replace sanitary pads, and when to replace them

5. Repeated learning: Repeated explanation of how to use sanitary pads (how to attach, how to replace) using animation  

6. Precautions during menstruation: Explains precautions in daily life during menstruation

7. Having a positive attitude towards menstruation

8. Ending

*The Korean language in the video intro is an integral part of the study and translating it would compromise the authenticity and 
reproducibility of the findings. For this reason, we used Korean.  

표 4. 발달장애 청소녀 생리대 사용방법 교육 동영상

Table 4. Educational videos on sanitary pad usage for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그림 2. 교육 동영상 제작 주요 과정 및 방법 과정

Fig. 2. Key process and methods of educational video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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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된 내용 구성과 더불어, 경증-중증 자료의 연계성을 고려

한 내용 배열, 반복 학습이 가능한 형태의 구성 등을 통해 교

육 자료로서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그림 2).

4-4 교육 동영상의 적용 효과

1) 지식 및 기술의 변화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에 참여한 발달장애 청소녀의 월경 

및 생리용품 관련 지식과 기술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표 5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식 점수의 경우 사전 평균 50.5점에

서 사후 평균 85.3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t=-10.25, 

p<.001). 기술 점수 역시 교육 전 평균 48.2점에서 교육 후 

평균 88.7점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t=-12.38, p<.001). 이

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료가 발달장애 청소녀의 월경 관련 

역량 강화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비록 통제집단을 두지는 

않았으나, 대상자 내 변화를 비교한 결과 교육의 효과가 통계

적으로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개발된 교육 자료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N=20)

Classification Pre M(SD) Post M(SD) t

Domain 
Knowledge 50.5 (10.3) 85.3 (8.5) -10.25***

Skills 48.2 (11.6) 88.7 (7.2) -12.38***

***p<.001

표 5. 발달장애 청소녀의 지식 및 기술 변화

Table 5. Changes in knowledge and skills of adolescent 
gir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2) 교육 만족도 

교육에 참여한 발달장애 청소녀와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

로 실시한 만족도 평가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반적으로 교육 

내용과 방법, 자료의 적절성, 도움 정도 등에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자료 구성, 실습 기회 

제공, 부모 참여 등의 항목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소녀들은 “그림으로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잘 됐어요”, 

“영상을 보면서 직접 해보니까 덜 어색했어요” 등의 의견을 

주었다. 교사들은 “학생의 장애 특성에 맞는 자료여서 지도하

기에 용이했다”, “단계별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어 수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하였다. 부모들은 “아이가 월경을 긍

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과 함께 교

육에 참여하면서 가정에서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4-5 가이드북 및 교육 동영상 활용 방안

개발된 가이드북과 교육 동영상은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우선 특수학교의 보건 교육 시간에 이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 교사들은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수

업을 구성하고, 동영상을 시청각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발달장

애 청소녀들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가정에서도 이 자료들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월경 관리를 지도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

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가이드북을 함께 보며 설명하고 동

영상을 시청하면서 실제적인 지도가 가능하다.

또한 이 자료들은 발달장애 청소녀의 자기 학습을 위한 도

구로도 활용 가능하다. 반복적으로 가이드북을 읽고 동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며, 이는 자립성 향

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사 연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 특수교사 및 보건교

사들이 발달장애 청소녀의 월경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은 온라인을 통해 폭넓게 배포된다.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N=40)

Domain Items M(SD)

Appropriateness of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Content composition tailored to learner's Level 4.65 (.48)

Proper balance of theory and practice 4.58 (.50)

Appropriateness of learning volume and pace 4.48 (.55)

Variety of teaching methods 4.35 (.58)

Appropriateness of educational materials

Readability and convenience of materials 4.73 (.45)

Clarity of content delivery 4.70 (.46)

Effectiveness of using audiovisual materials 4.78 (.42)

Ease of use of materials 4.68 (.47)

Effectiveness of education

Improved understanding of menstruation and menstrual product usage 4.80 (.41)

Enhanced skills in using menstrual products 4.85 (.36)

Changes in positive perception of menstruation 4.45 (.75)

Overall satisfaction and helpfulness Overall satisfaction and helpfulness 4.88 (.33)

표 6. 교육 만족도 결과

Table 6. Educational satisfac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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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많은 발달장애 

청소녀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6 가이드북과 교육 동영상의 보급 및 확산

최종 가이드북은 전국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건

의료센터, 발달장애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되었다. 최종 개발된 

동영상은 연구에 참여한 4개교를 포함하여 전국 30개 특수학

교에 배포되어 발달장애 청소녀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동

영상은 각 학교 홈페이지와 학부모 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

으로도 공유되었다. 

본 연구진은 연구 및 개발 과정 공유, 확대보급을 위해 산

출물과 관련 연구자료 등을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유튜브 채

널 등에 공유하였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게시하였으며,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

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발달장애 청소녀의 실제

적 요구를 반영한 자료 개발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추

후 장애 유형과 정도를 확대한 자료 제작의 필요성을 제안하

였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녀의 월경 및 위생관리에 관한 교

육 요구를 반영한 실용적인 가이드북과 교육 동영상을 개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4],[5].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발

달장애 청소녀의 월경 문제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는 데 그친 

것에 비해[12],[20], 이 연구는 교육 자료 개발로 나아갔다

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자료 제작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

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장애 특성에 기반한 교수 전략을 적용

함으로써 자료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10],[30].

연구 결과, 개발된 가이드북과 동영상은 발달장애 청소녀

의 월경 관련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2],[27].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 내용과 

방법이 이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시사한

다. 나아가 참여자들이 월경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

었다는 점에서 자료가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31]. 이러한 결과는 장애 학생의 교육에서 개별화와 

맞춤형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29].

 본 연구의 결과는 Tracy 등[35]과 Quint[36]의 연구에

서 제시된 발달장애 청소녀의 월경 관리 개선을 위한 권장사

항과 일치한다. Tracy 등은 월경 교육 자료가 이들의 신체적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

조하며, Quint는 월경 관리 교육이 발달장애 청소녀의 자신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이전 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가 개발한 교육 자료

는 효과적인 월경 관리 뿐만 아니라 월경과 관련된 긍정적 태

도 형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22],[28].

또한,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녀의 월경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자료 개발에 있어서 당사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된다[29]. 이는 

Griffin 등[37]이 지적한 연구 접근법과 일치하며, 장애 연구

에서 당사자 중심의 접근이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준다.

본 연구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발달장애 학생의 성교육 및 

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우선 발달장

애 청소녀의 월경교육에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교육 자료와 

지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사들의 수업 설계와 교수학습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5],[20]. 또한 가이드북

은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월경을 지도하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4]. 이를 통해 학교와 가정이 연

계하여 발달장애 청소녀의 월경을 지원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연구 과정과 결과는 장애인의 성 권리 증진과 건

강한 발달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

는 장애인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신장을 도모하는 실천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

다[35].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은 장애 연구의 중요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특수교육 분야를 넘어 보

건의료, 사회복지 등 유관 영역의 장애 연구와 실천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일부 지역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

애 청소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29].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학교급, 장

애 정도의 대상을 포함하여 연구 결과의 보편성을 확보할 필

요가 있다.

둘째, 개발된 가이드북과 동영상의 장기적인 효과성에 대

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월경은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신체 사건이므로, 일회성 교육보다는 주기적인 중재가 

필요하다[27].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설계를 통해 

교육 효과의 지속성과 일상에서의 적용 정도를 확인하고, 필

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양적 평가에 초점을 두어 발달장애 청

소녀의 지식 및 기술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월경 

경험과 관련된 정서, 인식, 태도 등의 변화를 깊이 있게 탐색하

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24],[30]. 

심층 면담이나 참여관찰 등을 통해 당사자의 관점에서 월경의 

의미와 경험을 해석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넷째,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녀'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만큼, 성인기 이후의 발달장애 여성의 월경 문제는 다루지 못

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해 전 생애에 걸친 발달장애 여성의 

월경 및 재생산건강 주제를 조명하고,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22].

다섯째, 발달장애 청소녀가 월경을 자연스럽고 건강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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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와 교사의 인식 개선, 또래 

학생들의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5],[25]. 나아가 장애 여성의 성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인

프라와 정책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후속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남겨둔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제언을 토대로, 본 연구가 발달장애 청

소녀의 월경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노력을 촉

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성 건강 증

진을 위한 연구와 실천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

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들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녀의 월경에 대한 이해와 대처 능

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가이드북과 교육 동영상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문헌 고찰과 요구도 분석을 통해 

파악된 발달장애 청소녀의 월경 관련 특성과 어려움을 반영

하여 가이드북 형식의 교육 자료를 구성하였으며, 장애 정도

에 따른 차별화된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였다. 개발 

과정에서 발달장애 당사자와 부모, 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함으로써 자료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가이드북과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청소녀의 월경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유의하게 향

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에 참여한 당사자와 부

모, 교사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 자료의 유용성이 입증되

었다. 이는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자료 제작 시 이들의 특성

과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 구성, 반복 학습과 시청각 자료의 

활용, 실습 기회 제공 등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발달장애 학생의 성교육 및 

보건교육과 관련하여 발달장애 청소녀의 월경 관리 역량 강

화를 위한 맞춤형 도구를 개발하고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했

다는 데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발된 자료의 장기적 

효과성을 종단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전 연구 

등을 참고하여 성인기 발달장애 여성의 월경 및 생식건강 지

원 방안에 대한 탐색도 요구된다. 

교사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이드북과 동영상을 활용하

여 발달장애 학생의 월경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의 초경 준비와 월경 관리를 지원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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