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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전략이 특수학급 지적장애 중학생의 분리배출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지적장애 중학생 3명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및 쉬는시간에 특수

학급 교실에서 대상자간 중다기초선 설계를 적용하였다. 중재는 연구 참여자에게 익숙한 또래 비디오 모

델링을 활용하여 자기점검표와 함께 제시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분리배출기술 체크리스트를 사용하

였다. 자료처리는 정반응 수의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측정된 자료를 시각적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는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전략이 특수학급 지적장애 중학생의 분리배출기술을 증가시키고 

시간의 유지와 장소의 일반화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전략이 분리배출기술에 미치는 효과와 그 의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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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1년 개정된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의 12차 정의에 따르면 지적장애는 지적 기능성과 개념적․사회적․실제적 

적응 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 양 영역에서 심각한 제한성이 있으며, 만 22세 전까지의 발달

기에 나타난다고 하였다(박승희, 박윤희, 한선영, 2022; Schalock et al., 2021). 이 정의에서 적응행

동은 지적장애학생들이 학교 및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통합되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학업, 대

인관계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등이 포함된다(Luckasson et al., 2002). 

지적장애인은 특히 적응행동의 심각한 제한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과 사회 구성

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힘들기 때문에 지역사회 통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보성, 조인수, 

2005). 따라서 지적장애인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도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의미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김진호, 2007; 박희찬, 2002).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기술은 기본적 기술과 수단적 기술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 일상생활기술은 개인이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행하는 기본적인 기술로 자기 관리, 기능적 이동성, 성적 표현 및 수면과 

휴식 등이 포함된다. 수단적 일상생활기술은 더 고차원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적 기술, 더 

복잡한 환경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기술로 의사소통 도구 사용, 건강 관리 및 유지, 재정 관

리, 음식 준비와 청소하기, 지역사회의 이동성 등이 포함된다(송준만, 2022). 쓰레기 배출 등 관

련 기술은 수단적 일상생활 기술 가운데, 가정생활 관리 범주에 포함되며, 지적장애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개인의 위생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기술이다(조귀순, 

진흥신, 2011).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술은 일회용품 사용과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실

제 재활용률은 매우 낮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환경적 측면에서 올바른 분리배출 교

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명규, 이정우, 이경준, 김대희, 신효연, 2019). 이처럼 위에서 언급

한 수단적 일상생활기술은 지적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독

립적으로 수행할 때 자율성 및 자기옹호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서영희, 백은희, 2023).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기술 능력은 장애 정도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독립적인 생활 

목표로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신체적․지적 능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송준만, 2022; 오혜경, 백은령, 엄미선, 2000).

그러나, 지적장애 학생은 일반화의 제한으로 인하여 대부분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배운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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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백은희, 2021)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을 다

양한 삶의 맥락에서 의미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직접 일상생활 기술을 배우고 다른 

장소로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백수진, 김진호, 2019).

Niesyn (2009)은 장애학생을 위한 증거기반교수 실제에 학생의 자기관리전략을 포함시켰다. 

학생으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습득한 행동과 기술을 유지하고 

일반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자기점검, 자기평가, 자기교수, 자기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자기점검전략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동 발생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목표 행동의 수

행 결과를 스스로 점검하고 기록하는 전략이다(유장순, 2011; Coleman, Webber, 2002; Mercer et 

al., 2005). 자기점검을 위한 기술에는 학생의 기록을 촉진하기 위한 것과 행동을 기록하는 것이 

포함된다(Bedesem et al., 2014; McDougall, Morrison, Awana, 2012). 지적장애학생은 학습의 일반화

가 어렵고, 초인지 전략이나 집행통제 전략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점

검전략은 자기주도학습전략으로 지적장애 학생의 독립적인 학습, 습득한 행동과 기술의 유지 

및 일반화에 매우 효과적이다(유장순, 2011; 이민지, 백은희. 2016). 자기점검전략은 지적장애 학

생의 일상생활 기술 습득과 유지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이상훈, 2009), 청소하기 기술 습

득, 일반화와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고운, 2007). 

2009년 이후 연구에서는 자기점검전략을 효과가 입증된 다른 중재와 연합 사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한승희, 이소현, 2017).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지적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자기점검 중재 시 시각 단서를 자기점검전략과 함께 적용하여 과제수행의 오류를 감소시키고 

목표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유환조, 이영철, 2012; 한승희, 이소현, 2017;,  안향임, 김은경, 

2018). 자기점검전략으로 자기점검표를 제작하고 중재를 실시할 때, 시각적 단서를 함께 적용한 

결과 청소하기 기술 수행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반화 및 유지에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냈

다(조귀순, 진흥신. 2011). 지적장애 학생들은 선행단서전략으로 활동 사진과 안내 문장을 활용

하여 자기점검을 하도록 하였을 때 청소준비, 수행, 정리정돈 기술이 향상되고 지속적으로 유지

되었다(유환조, 이영철. 2012). 

선행단서 전략으로 그림과 비디오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비디오가 학생들의 기술 습득에 더

욱 효과적이었다(Kellems et al., 2018). 비디오 모델링(video modeling)은 목표 행동이나 특정 기술

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학습자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하는 행동주의 원리에 근거한 증거 기반의 실제로(Steinbrenner et al., 2020), 비디오 자료를 통하

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복습이 가능하며, 다양한 교수자가 일관된 중재

를 적용할 수 있어 목표 기술의 일반화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안예지, 이미지. 2020; 이성

용, 오자영, 2012; Charlop-Christy et al., 2000). 비디오 모델링에는 전체 과정을 제시하는 비디오 

모델링과 클립 형태의 비디오 모델링이 있다. 전체 제시 비디오 모델링은 학습자가 목표 과제

를 수행하기 전에 전체 목표 기술 또는 과제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한 후 해당 행동을 수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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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Cannella-Malone et al., 2006). 반면에 클립 형태의 비디오 모델링은 학습자가 각 단계 또

는 과제를 보고 해당 단계를 수행한 후 다음 과제로 넘어가도록 한다. 단기기억의 문제로 긴 

비디오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 클립 형태의 비디오 모델링을 적용하였을 때 

보다 효과적이었다(Sigafoos et al., 2007). 같은 비디오 기반 교수이지만 클립 형태의 비디오 모델

링에서는 인지적 부하량이 적은 장점이 있다(박일성, 2013; Sigafoos et al., 2007). 발달장애가 있

는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기술을 위하여 전체 제시 비디오 모델링과 클립형 비디오 모델링

을 사용한 결과 전체 제시 비디오 모델링에 비하여 클립형 비디오 모델링은 빠른 습득을 촉진

하는데 더 효과적이었다(Cannella-Malone et al., 2006). 

신유진, 백은희(2024)의 연구에서는 클립 형태의 비디오 모델링을 포함한 자기점검전략이  독

립적으로 식사 시간에 배식 및 잔반 처리, 식탁 정리, 양치기술의 독립적 수행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저탄소 생활을 강조하는 환경보호의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장애 학생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이러한 생활기술에서의 전략적 훈련

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안삼영, 김대희, 이은지, 문영빈, 2020).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통합교육 상황에서 클립 형태의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전략이 지적장애 중학생

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술에 미치는 영향과 중재가 종료된 이후에도 습득된 기술이 유지되고 

다른 장소로 일반화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전략이 지적장애 중학생의 분리배출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전략이 지적장애 중학생의 분리배출기술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둘째,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전략이 지적장애 중학생의 분리배출기술의 유지 및 

일반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A시 중학교 특수학급에 소속된 지적장애 중학생 3명이다. 연구 대

상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되어 특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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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 배치된 중학생. 둘째, 부모와 학생의 요구 및 교사의 판단으로 IEP 목표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기술이 포함된 학생. 셋째, 분리배출을 할 수는 있지만 낮은 수행 정확도를 보이는 학생. 넷

째, 유리, 캔, 플라스틱, 종이 중 두 가지 이상의 재활용품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학생. 다섯째, 

최근 1년 이내에 재활용품 분리배출기술과 관련된 중재를 받은 적이 없는 학생. 여섯째, 중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학생. 일곱째, 본 연구에 학부모 동의를 받은 학생. 여덟

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결석하지 않은 학생이다. 연구 대상 학생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구분

참여자

성별 장애유형
생활연령

(세)
K-WISC-Ⅳ

한국판 적응행동 검사

(K-SIB-R)

사회연령

(세)
지원수준

(점수)

A 남 지적장애 14.1 67 7.6
간헐적

(70)

B 남 지적장애 14.9 47 5.2
빈번한

(42)

C 남 지적장애 15.3 53 6.8
제한적

(62)

1) 한국형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전체IQ

2) 한국판 적응행동 검사(Korean-Scales of Independent Behavior-Revised): 사회연령은 등가 연령점수로 동일 연

령의 준거집단에서 피검자의 수행 수준을 의미함.

3) 지원수준은 전반적 지원(1-24), 확장적 지원(25-39), 빈번한 지원(40-54), 제한적 지원(55-69), 간헐적 지원

(70-84), 가끔 혹은 필요하지 않음(85-100)의 6단계.

<표 1> 연구 대상 학생의 특성

대상자 A는 생활연령이 14.1세인 중학교 2학년 지적장애 남학생으로 분리배출 기술과 관련하

여 교실에 있는 재활용품에서 분리배출 표시를 찾고 분류할 수 있으며, 종이류와 캔류를 구분

할 수 있다. 또한 종이 택배상자가 교실에 있으면 스스로 테이프와 송장을 떼어 종이박스를 펼

쳐놓을 수 있다. 천천히 글을 읽는 것이 가능하고 학습 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주의 

집중력이 향상된다.

대상자 B는 생활연령이 14.9세인 중학교 3학년 지적장애 남학생으로 분리배출 기술과 관련하

여 교실에 있는 재활용품에서 분리배출 표시를 찾을 수 있으며, 분류를 정확하게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류, 캔류 중에서 종이류를 찾을 수 있다. 천천히 

글을 읽는 것이 가능하고 학습 동기유발 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면 학습 동기가 향상된다. 

대상자 C는 생활연령이 15.3세인 중학교 2학년 지적장애 남학생으로 다른 연구 학생들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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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같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유예하여 학년이 다르다. 분리배출 기술과 관련하여 재활용

품에서 분리배출 표시를 찾을 수 있으며, 종이류, 캔류, 유리류를 구분할 수 있다. 스스로 글을 

읽고 쓰기가 가능하지만 글에서 중요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주의집중력이 부족하고 산

만하다. 

연구 대상 학생의 특성을 요약하면, 학생 3명의 학생 모두 지적장애 남학생으로 평균 생활연

령은 14.8세이다. K-WISC-Ⅳ으로 진행한 지능검사의 평균 전체 IQ 평균은 55.7, K-SIB-R로 진행

한 적응행동검사에서 사회연령 평균 6.5, 지원수준은 평균 58점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1) 진단 도구

(1) 한국형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한국형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Fourth Edition: 

K-WISC-Ⅳ)은 만 6세 0개월부터 만 16세 11개월까지 아동의 지능을 평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임상도구이다. 전반적인 지적 능력인 ‘전체 IQ’와 특정 인지 능력을 나타내

는 소검사 및 지표점수를 제공한다(윤소영, 2017). 총 15개의 소검사(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공

통그림찾기, 기호쓰기, 어휘, 순차연결, 행렬추리, 이해, 동형찾기, 빠진 곳 찾기, 선택, 상식, 산

수, 단어추리)로 이루어져 있고 지적장애의 정도나 인지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

용이 가능하며(김대용, 백은희, 2016)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94이다.

(2) 한국판 적응행동검사(K-SIB-R)

한국판 적응행동검사(Korean-Scales of Independent Behavior-Revised: K-SIB-R)은 학교, 가정, 지역

사회 및 직장에서의 독립과 적응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다. 독립적 적응행동 영역과 문제

행동 영역으로 분류되고 14개의 하위 척도(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사회적 상호작용, 언어 이

해, 언어 표현, 식사와 음식 준비, 옷 입기, 신변처리, 개인위생, 가사/적응행동, 시간 이해 및 엄

수, 경제생활, 이동기술, 작업기술, 자신을 해치는 행동, 특이한 반복적인 습관, 위축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 타인을 해치는 행동, 물건을 파괴하는 행동, 방해하는 행동, 사회적으로 공격적

인 행동, 비협조적인 행동)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양육자, 혹은 대상 아동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검사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적장애 학생의 진단과 

분류에 기여하여 각 개인의 기능 정도에 알맞은 적절한 배치를 도와주며 교수․학습 및 훈련 

상황에서의 활동 내용과 목표설정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황지원, 2011). 검사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 α = .99로 나타났고(백은희, 이병인, 조수제, 2007)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전반적인 적응행동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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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도구

(1) 비디오 클립 영상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디오 클립 영상 도구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과 통합학

급에서 필요한 재활용품 분리배출기술을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할 재활용품 선정을 위해 학부모 

상담과 통합학급 담임교사 상담을 실시하였다. 상담을 통해 가정과 통합학급에서 가장 많이 배

출되는 재활용품의 종류와 특성을 종합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종이, 플라스

틱, 유리, 캔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술을 선정하였다. 

비디오 클립 동영상 자료는 종이, 플라스틱, 유리, 캔 분리배출의 각 하위과제에 따라 촬영하

였다. 영상 자료는 특수학급에서 분리배출기술 수행을 잘하는 중학교 3학년 지적장애 여학생을 

또래 모델으로 선정하였으며 촬영 후 실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 제작하였

다. 연구자는 촬영 전 또래 모델에게 연구자가 모델이 되어 촬영한 클립 형태의 영상 자료를 

보여주어 수행과제를 설명하였다. 촬영 중에는 연구자가 과제 분석한 수행 기술을 구두로 제시

하여 여학생이 수행하는 장면을 갤럭시 S23으로 녹화하였다. 비디오 클립 동영상 길이는 연구 

참여 학생의 주의집중 정도를 고려하여 재활용품 종류별로 동영상의 합이 1분 이내가 되도록 

Canva 어플을 통하여 편집하였다. 클립 형태의 비디오 영상 자료는 태블릿 PC(삼성 갤럭시 탭 

S7+)에 설치된 Canva 어플을 활용하여 자기점검표에 결합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비디오 클립 

영상은 학생이 각각의 비디오 클립 영상을 터치하면 영상이 재생되도록 자기점검표 왼쪽에 배

치하였다. 

(2) 자기점검표

자기점검표의 왼쪽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과제분석 단계를 영상으로 제시하고 영상 오른쪽에 

해당 단계의 수행과제를 글로 적어두었다. 맨 오른쪽 칸은 학생이 자신의 수행을 기록하도록 

빈칸으로 구성하였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자기점검표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자기점검 중재가 독립적인 수행을 높

인다는 연구 결과(Bouck et al., 2014)에 따라 태블릿 PC(삼성 갤럭시 탭 S7+)로 제시되었다. 재

활용품 분리배출은 Canva 어플을 활용하여 과제분석에 따라 단계별 비디오 클립 영상을 제시하

고 해당 어플의 ‘drawing’ 기능을 사용하여 수행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학생의 상황이나 목표행

동의 특성에 따라 동그라미 표시(O) 또는 엑스 표시(X)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3) 재활용품 분리배출기술 체크리스트

본 연구의 목표 행동인 재활용품 분리배출기술의 자료 수집을 위해 분리배출기술 체크리스

트를 작성하여 측정 도구로 활용하였다. 재활용 분리배출기술 과제분석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

배출기술 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작적인 문장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체크리스트에 관찰 일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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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회기 관찰 장소

관찰 일시 학생명

목표행동 과제분석
수행기록

O X

1. 분리

배출

준비

유리병

1 뚜껑을 돌려서 열고 내용물을 쏟아서 버린다.

2 유리병 속에 물을 넣고 흔들어 헹구고 쏟아 버린다.

3 유리병 겉에 있는 부착물을 떼어 쓰레기통에 버린다.

4 유리와 뚜껑을 분류하여 유리와 캔 바구니에 넣는다.

캔

1 캔 안의 내용물을 쏟아서 버린다.

2 캔 속에 물을 넣고 흔들어 헹구고 쏟아 버린다.

3 캔을 바닥에 두고 발로 밟아 압축한다.

4 캔을 캔 배출 바구니에 넣는다.

플라스틱

1 페트병 뚜껑을 돌려서 열고 내용물을 쏟아서 버린다.

2 페트병 속에 물을 넣고 흔들어 헹구고 쏟아 버린다.

3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떼어 쓰레기통에 버린다.

4 페트병을 플라스틱 배출 바구니에 넣는다.

종이박스

1
종이박스 안에 내용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내용물이 있으면 

버린다.

2
종이박스에 붙어있는 부착물(테이프, 송장 등)을 모두 떼어서 버린

다.

3 종이박스의 접혀진 부분을 모두 펼쳐서 납작한 상태로 만든다.

4 펼친 종이박스를 종이 분리배출 바구니에 넣는다.

2. 학교 분리

수거장

분리배출

1
분리배출된 바구니들을 카트에 실어서 학교 내 분리수거장으로 

가지고 이동한다.

2
교실에서 분리해둔 재활용품들을 학교 내 분리수거장의 유리, 캔, 

플라스틱, 종이 수거함에 분류하여 버린다.

3
비운 바구니들을 카트에 실어서 분리수거장에서 특수학급으로 가

지고 이동한다.

4
바구니들은 청소도구함 위에 두고 카트는 교실 앞문 쪽 사물함 

왼쪽 자리에 둔다.

* 분리배출 준비기술 내 유리, 캔, 플라스틱, 종이박스는 순서에 상관없는 상호 독립적인 기술임. 

단, 유리, 캔, 플라스틱, 종이박스 분리배출 준비 기술을 과제분석한 수행순서는 지켜야 함.

<표 2> 재활용품 분리배출기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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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장소 등을 기록하도록 구성하였다. 재활용품 분리배출기술 체크리스트는 <표 2>에 제시하

였다. 분리배출 준비단계에서 유리병, 캔, 플라스틱, 종이 각각의 수행 기술은 과제분석 기술 순

서에 따라야 하지만 유리병, 캔, 플라스틱, 종이의 배출은 순서와 상관없다. 

3. 연구 장소

본 연구의 실험은 3명의 대상 학생들이 재학 중인 경기도 A시 중학교의 특수학급 및 교내 1

층 후관에 위치한 분리수거장에서 이루어졌다. 해당 학교는 다양한 환경 관련 프로그램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학급마다 분리배출 담당 학생을 2명씩 두어 분리배출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수학급에는 일반쓰레기, 종이류, 캔류, 플라스틱류, 유리류를 분리하여 버릴 수 있도록 복

도 쪽 뒷 창가에 있는 청소도구함 위로 플라스틱 통이 마련되어 있다. 교내 분리수거장은 교사

들과 행정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각 반에서 분리배출 역할을 담당하는 학생들이 종례 후 분

리배출을 하고 있다. 교내 분리수거장은 일반쓰레기, 종이류, 캔류, 플라스틱류, 유리류, 고무, 

고철, 스티로폼 등을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일반화 상황에서 분리배출 

수행률 관찰은 학생들이 거주 중인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이루어졌다. 

4. 실험 설계 및 절차

1)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전략을 독립변인으로, 지적장애 중학생의 재

활용품 분리배출기술을 종속변인으로 변인 간 기능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기능적 관계를 검증

하기 위해 연구 설계는 ‘대상자간 중다 기초선 설계(multiple baseline design across the subject)’를 

활용하였다.

2) 실험절차

본 연구는 2024년 3월 넷째 주부터 유지 관찰이 종료된 2024년 6월 첫째 주까지 실시되었다. 

실험 절차는 기초선, 중재, 유지 단계의 순서로 실시되었고 기초선 3∼11회기, 중재 15∼23회기 

및 유지 관찰 3회기를 포함하여 총 36회기 동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반화는 기초선, 중재, 유

지 단계에서 각각 2∼4회 측정하였다.

(1) 기초선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전략이 지적장애 중학생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술에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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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3월 넷째 주부터 3월 다섯째 주까지 학생 A, B, C를 대상으

로 기초선 관찰을 실시하였다. 기초선 측정 기간 동안 연구 참여자에게 특별한 중재 전략을 제

공하지 않았다. 관찰은 연구 참여자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행 관찰을 위해 특수학급 분리배

출을 하는 점심시간 및 쉬는시간 동안 관찰을 실시하였다. 

기초선 단계에서는 오반응이 나타나더라도 촉진을 제공하지 않았고 분리배출기술 체크리스

트에는 오반응 부분에 ‘-’으로 표시하였다. 기초선은 학생의 수행이 안정적으로 관찰될 때까지 

진행되었다. 

(2) 중재

중재를 시작하기 전 4월 첫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비디오 클립 

영상 재생 방법과 자기점검표 수행 기록 방법을 사전교수 하였다. 교내 1층 특수학급에서 점심

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태블릿 PC를 활용한 비디오 모델링과 자기점검표 기록을 위해 학생이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과제분석이 된 비디오 클립 영상을 재생하고, 자신의 수행에 대해 태블

릿 PC에 터치펜으로 ‘O’ 또는 ‘X’를 써서 기록하는 방법을 교수하였다. 

중재는 4월 셋째 주부터 5월 셋째 주까지 기초선과 동일하게 점심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특

수학급과 교내 분리수거장에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태블릿 PC를 행동 수행이 요구되는 장소

(특수학급 뒷 편 분리수거함 앞, 교내 분리수거장)에 두었다. 연구자는 유리병, 플라스틱, 캔, 종

이박스를 무작위로 하나씩 제시하며 “〇〇류 분리배출 시작합시다.”, “〇〇류 분리배출 끝났습

니다.” 등 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지시를 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은 자기점검표 왼쪽에 

제시된 영상의 재생 버튼을 손가락으로 터치하여 과제 분석된 클립 형태의 비디오 모델링 영상

을 시청하고 요구되는 행동을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은 각 클립의 영상을 재생할 때마다 

Canva 어플의 ‘drawing’기능을 활용하여 터치펜으로 자신의 수행을 ‘O’, ‘X’로 기록하였다. 연구

자는 연구 참여 학생이 요구되는 분리배출기술에 정반응 할 때 마다 “OO학생 잘했습니다.”, 

“OO학생 훌륭해요” 등의 사회적 강화를 제공하였다. 학생이 분리배출 기술을 올바르게 수행하

지 못하거나 영상 시청 후 10초 이내에 해당 분리배출 기술을 수행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분

리배출 시작합시다.” 라는 언어적 촉구을 제공하여 수행하도록 하였고, 촉구의 수준은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언어적 촉구에도 오반응을 보이거나 수행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모델링과 신체적 

촉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촉구의 단계를 설정하였다. 

연구자는 학생이 목표 행동을 모두 수행한 후에 학생이 스스로 연구자의 기록지와 학생의 

자기점검표가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여 알맞게 작성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비교 후 학생

의 수행에 대하여 피드백 및 정반응 일치 수에 따라 강화를 제공하였다. 학생별로 선호 자극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강화제 중 학생이 선택하여 강화제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 A

의 강화제는 ‘청포도 젤리, 곰돌이 젤리, 캐릭터 색칠하기’, 학생 B의 강화제는 ‘디폼 블록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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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애니메이션 시청하기, 인형놀이하기’, 학생 C의 강화제는 ‘디폼 블록 조립하기, 군함 색칠

하기, 자전거 타기’가 선정되었다. 자기점검표의 정반응 일치 개수가 14개 이상 18개 미만인 경

우 강화물을 1개 선택하고 정반응 일치 개수가 18개 이상인 경우 강화물을 2개 선택하도록 하

였다.

태블릿 PC를 사용한 클립 형태의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전략의 조건은 학생 A, B, 

C의 재활용품 분리배출기술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학생 A의 재활용품 분리배출기술

이 증가하고 안정적인 경향을 나타내면, 학생 B의 재활용품 분리배출기술에 대한 훈련 후 중재

를 실시하였고, 학생 B의 수행 기술이 증가하고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면 학생 C의 재활용품 분

리배출기술에 중재를 도입하였다. 연구대상 학생의 분리배출기술 수행 백분율이 3회기 연속 

85% 이상일 때 중재를 종료하였다.

중재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 행동 발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매 회기 별로 영상을 촬영하여 

정보를 수집하였고, 전체 기록은 연구자가 재활용품 분리배출기술 체크리스트에 기록하였다.

(3) 유지

중재가 종료된 후에도 중재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중재 종료 2주 

후인 6월 첫째 주에 각 학생별로 유지 조건의 기술 수행을 관찰하였다. 관찰 장소는 중재 단계

와 동일한 장소인 특수학급 교실, 교내 분리수거장이었다. 기초선과 동일한 조건에서 관찰한 기

술 수행 자료를 수집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기술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4) 일반화

연구 참여 학생의 분리배출 기술의 가정에서의 일반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2024년 3월 셋째 

주부터 2024년 6월 첫째 주까지 기초선, 중재, 유지 단계에서 각각 자료를 1회기에서 3회기 수

집하였다. 연구 시작 전 보호자에게 체크리스트 기록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가정에 보내어 통

화로 설명한 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일반화의 과정은 학교와 가정에서 동일한 단계로 실시하였

으며 마지막 분리배출 장소는 각 학생이 거주하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일반화 체크리스트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체크리스트에서 학교 분리수거장 상황을 가정 및 아파

트 분리수거장 상황으로 변형하여 제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보호자가 관찰하여 체크리스트에 

기록하였다.

5. 자료처리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각 상황에서 수행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기술을 관찰하고 ‘재활용

품 분리배출기술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기록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의 분리배출 기술 수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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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수집은 학생의 수행을 직접 관찰하면서 동시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학생의 수행은 ‘분

리배출 기술 체크리스트’에 기록하였다. 연구자의 촉진 없이 자극의 제시 후 또는 전 단계의 

기술 수행 후 10초 이내 자발적으로 수행을 시작하여 정확하게 기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반

응, 이외의 모든 반응은 오반응으로 기록하였다. 분리배출 기술 체크리스트의 항목 중 정반응으

로 수행한 항목의 수를 백분율로 계산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기술 습득 백분율’을 구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정반응을 보인 체크리스트 항목의 개수를 체크리스트 전체 항목 20개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6. 관찰자 간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관찰 기록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관찰자 간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관찰자간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제1 관찰자와 제2 관찰자의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제1 관찰자는 연구자이며, 제2 관찰자는 대학원에서 심리행동치료를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

이다. 관찰자 훈련은 재활용품 분리배출기술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을 숙지한 이후 사전 관찰 

기간에 녹화된 자료를 통해 일치도가 90%에 이를 때까지 실시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는 기

초선, 중재, 유지 단계에서 각 단계의 30%에 해당하는 회기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였고, 

영상을 함께 보며 관찰 기록은 독립적으로 작성하였다. 산출 방법은 일치 구간 수와 불일치 

구간 수를 더하여 일치 구간 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관찰자간 일치도는 

총 11회기를 실시하였고, 관찰자간 신뢰도 평균은 94.4%, 신뢰도 범위는 96.1%~100%로 수준

이었다.

7. 중재충실도

본 연구는 중재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해 중재충실도를 측정하였다. 중

재충실도는 전체 회기의 30%에 해당하는 관찰 영상을 대상으로 중재를 실시한 연구자가 제작

한 평가표를 사용하여 연구자 본인이 수행하였다. 중재 충실도를 평가하는 평가표에는 분리배

출을 위한 재활용품 및 도구 준비, 시작에 대한 정확한 지시어 제공, 중재 단계에서 목표 행동

이 수행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지의 여부, 연구 참여자가 오반응을 보일 시에 촉구를 제공

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중재가 계획한 대로 실시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하

였다. 중재 충실도를 측정한 회기는 기초선을 포함하여 총 11회기이며 평균 93.8%, 범위 83%∼

100%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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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적 타당도

사회적 타당도 측정을 위해 실험이 종료된 후 중재 목표의 중요성, 중재 방법의 적절성, 중

재 효과에 대하여 담임교사, 동료교사, 보호자가 평가하였다. 체크리스트는 신유진, 백은희(2024)

을 참고하여 수정 제작하였다.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 척도는 리커드 5점 척도이다. 사

회적 타당도 검사의 평균은 96.4%로 측정되었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전략이 지적장애 중학생의 분리배출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 참여자 3명에게 중재를 실시하

였고 유리, 캔, 플라스틱,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기술 수행과 중재와의 기능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1. 재활용품 분리배출기술에 미치는 영향

연구 참여자의 재활용품 분리배출기술 백분율의 범위 및 평균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연

구 결과 중재 적용 시 3명 학생의 분리배출기술 수행 정확도가 기초선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

었다. 

수행률

연구참여학생

기초선 중재 유지

평균 (범위) 평균(범위) 평균(범위)

학생 A 21.7 (20 - 25) 70.9 (45-90) 75 (70 - 80)

학생 B 12.8 (10 - 15) 56.7 (40-90) 58 (55 - 60)

학생 C 25 (20 - 30) 74 (50-80) 76.7 (70 - 80)

<표 3> 연구 참여 학생의 분리배출기술 수행 백분율 평균 및 범위                              단위:%

2. 재활용품 분리배출기술의 유지 및 일반화에 미치는 영향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전략이 중재가 종료된 이후에도 습득된 분리배출기술 유지

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별로 중재 종료 이후 2주 후 기초선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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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상황에서 3회기 동안 유지 관찰을 하였다. 유지 단계가 중재 종료 2주 후라는 시간의 흐

름은 그래프에서 두 줄 물결 표시로 나타내었다. 대상자가 유지 기간 동안 보인 분리배출기술 

수행률의 평균은 학생 A 평균 75%, 학생 B 평균 58%, 학생 C 평균 76%로 중재 기간의 수행률

보다 다소 감소하였지만, 기초선 평균보다 모두 높은 수행률을 보여 중재의 효과가 유지되었다. 

분리배출기술 수행률에 대한 중재의 유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중복 비율값(PND)은 연구 

대상 학생 3명 모두 100%로 유지의 효과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지 기간의 수행률 평

균 및 범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분리배출기술 수행 백분율



김예지․백은희 /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전략이 지적장애 중학생의 재활용품 분리배출기술에 미치는 영향

- 159 -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전략이 지적장애 중학생의 분리배출기술의 수행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전략을 통하여 유리, 

캔, 플라스틱, 종이박스 각각의 분리배출기술을 중재하였으며, 연구 설계는 대상자 간 중다기초

선 설계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전략은 지적장애 중학생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술 

수행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기초선 단계에서 분리배출기술 수행률은 평균 19.8%로 나타났고, 

중재 단계에서는 평균 67.2%로 47.4% 증가하였다. 비중복 비율값(PND)은 연구참여자 모두 

100%로 ‘높은 수준’으로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전략이 지적장애 중학생의 분리배출

기술 수행에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 전략이 지

적장애 청소년이 지하철, 버스, 택시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이동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김웅희, 이혜림, 2022), 지적장애 학생의 식사 시간 활동 기술의 독립적인 수행에 효과적이었다

는 신유진, 백은희(2024)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신유진, 백은희(2024)의 연구에서는 한 명

의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다양한 장애 학생에게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

웠으나,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지능 범주와 적응행동 양식을 가진 세 명의 지적장

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비디오 모델링과 자기점검전략을 연합한 중재이므로 두 전략이 각각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효과를 비교하기 어려웠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각각의 

전략의 효과 차이를 검증 가능한 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험대상자 가운데 분리배

출기술의 단계별 수행 방법을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리병, 페트병에 붙은 라벨지를 떼어

낼 때 손톱 및 손가락으로 세밀하게 라벨지를 떼어내는 소근육 조작의 어려움으로 수행 기록이 

좋지 않은 학생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라벨지를 떼는 기술의 사전 훈련을 실시하

고 수행룰이 일정 수준 도달한 이후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다기초선설계를 활용하였는데 연구 직전 학생들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에 대한 호기심이 크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매 회기 기초선을 

수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생 C는 기초선 회기 11회기 동안 아무런 중

재 없이 진행한 기초선 회기에서 학생이 지루함을 느꼈다. 연구 참여자가 다수일 경우 마지막

으로 기초선을 측정하는 학생의 기초선 회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

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구 설계에 있어서 중다간헐 기초선 설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전략은 지적장애 중학생의 재활용품 분리배출기술의 

유지 및 일반화에 효과적이었다. 중재 종료 2주 후 측정한 유지 단계에서 분리배출기술 수행률

은 평균 69.6%로 기초선 단계 평균 19.8%보다 49.8% 증가하였다. 비중복 비율값(PND)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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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전략이 지적장애 중학생의 

분리배출기술 수행에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에서의 일반화 상황에서 분리배출 기

술 수행률은 기초선 단계 평균 7.5%, 중재 단계 평균 59.1%, 유지 단계 평균 61.6%이다. 비중복 

비율값(PND)은 평균 100%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일반화에서도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전략은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점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손정희, 허유성, 2014), 지적장애 청소년의 지하철, 버스, 택시를 이

용하는 지역사회 이동 기술(김웅희, 이혜림, 2022),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식사활동기술(신유진, 

백은희, 2024)의 유지 및 일반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학생의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재활용품인 유리, 

캔, 플라스틱, 종이류 분리배출 기술만 교수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른 재활용품 종류인 

비닐류, 고무류, 스티로폼류 등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즉, 다양한 규격과 모양의 

재활용품에 대하여서는 재활용품 분류에 대한 일반화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진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규격과 모양이 서로 다른 재활

용품 분리배출에도 일반화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재충실도 평가가 연구자 본인에 의해 수행되었다. 연구자 자신이 설계

한 중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제3자 또는 객관적인 관찰자가 참여하여 대조 비교를 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한 자기점검전략이 지적장애 중학생의 분리배출기술 수행과 

시간에 따른 유지 및 다른 장소로의 일반화에 효과가 있었음을 입증하였다. 태블릿 PC로 중재 

전략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영상을 재생하고 자기점검표 기록을 하는 데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

였다. 또한, 클립 형태의 비디오 모델링 영상을 선행단서로 포함한 자기점검전략은 학생의 분리

배출기술 수행을 스스로 점검하고 수행하도록 도와주었다. 

지적장애학생의 일상생활 기술 수행의 어려움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독립적

인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다(Cannella-Malone et al., 2011). 미국장애인교육법 IDEA 2004와 낙오

자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 Act)에서는 통합교육 상황에서 장애 학생이 일반교육 교육과정의 

학습의 진전을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보지만(Clayton et al., 2005), 학생들이 졸업 이후의 사회 

환경으로 나아감에 따라 학업 기술 습득은 생활 기술에 대한 훈련으로 교수적 강조점이 옮겨가

게 된다. 즉, 학생에게 필요한 기술은 집, 지역사회 및 직장에서의 실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술이다(Wandry et al., 2013).

지적장애 학생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일상생활 기술 중 최근 저탄소 환경을 위한 자원 재활

용 문제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 환경적 문제로, 생활 주변의 쓰레기 처리의 문제해결을 통해 자

원순환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실생활 교육(안삼영 외; 2020)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분리

배출기술을 습득한 학생은 원적학급에서 일반학생들과 동일하게 분리배출 도우미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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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므로 통합학급에서 책임감과 소속감을 느껴 소극적인 태도를 개선하고 자신감을 갖

게 할 수 있다. 통합학급에서 길러진 자신감은 더 큰 공동체인 직업 생활 및 지역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박미정, 김정연, 2016). 학령기의 

지적장애 학생이 학교와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중재를 적용하여 다양한 일상생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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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elf-Monitoring Strategy Combined with 

Video Modeling on the Acquisition of recyclable materials Recycling 

Techniques for Middle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Kim, Ye Ji (Cheonglim middle school)

Paik, Eunhee*(Kong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video modeling combined with self-monitoring 

strategies on the recycling techniques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First, how does the video modeling combined with self-monitoring strategies 

affect on recycling techniques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econd, how does the 

video modeling combined with self-monitoring strategies affect its maintenance and generalization of 

recycling techniques for an middle school studens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ree middle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ith an average age of 14.8, participated in the study. Multiple 

probe design across subjects were utilized for this study. The result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video 

modeling combined with self-monitoring improved the recycling techniques of the participant. The effects 

were maintained after withdrawing the intervention. The average of non-overlapping data points(PND) was 

100%, indicating a ‘high effective level’ intervention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video 

modeling combined with self-monitoring strategies was an effective intervention enhancing recycling 

techniques for middle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results were maintained until two 

weeks later after intervention and were generalized to the home environment.

Key words : Self-Monitoring Strategy, Video Modeling, Recycling Techniques, Intellectu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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