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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응용행동분석에 기반한 행동계약이 지적장애 학생의 자기관리 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특수학급 2학년 학생 1명과 특수학교 전공과 1학년 학생 1명을 대상으로 행동계약을 실시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행동계약에 필요한 공통 구성요소들을 포함하여 행동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자기관리 기술은 학생 개인에게 필요한 일상생활 기술 중에서도 날마다 수행할 확률이 높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과행동을 선정하였다. 특히 표적행동의 선정에서부터 행동계약서 작성, 행동계약 실시, 행동

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기관리 역량과 관련 있는 요소를 고려하였다. 학생 A와 학생 B의 

실험은 각각 학교와 가정에서 진행하였으며 반전설계를 활용하여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였다. 시각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 응용행동분석에 기반한 행동계약은 지적장애 학생의 자기관리 기술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학교에서 관찰한 중재의 효과는 이후에도 유지되었으며 가정에서 관찰한 중재의 효과는 

학교 환경에서도 일반화되었다. 연구 전반에 관한 논의와 제언을 서술하였다.

<주제어> 응용행동분석(ABA), 행동계약(유관계약), 지적장애 학생, 자기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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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가 2020년 

9월 28일을 기점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12월 31일 중국 

정부로부터 정체불명의 폐렴을 보고받은 지 불과 9개월 만이다(박상남, 2020).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수칙 준수 등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기관리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자기관리 역량은 감염병 예방만이 

아니라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 역량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이송이, 심태은, 2016).

자기관리 역량은 간과하기 쉬운 일상생활 속 사소한 행동에서 더욱 중요하다. 무심코 지나친 

일상적인 행동 습관을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에서 부정적으로 

고착될 수 있다(박량은, 2016). 반면 단순하거나 작은 행동일지라도 자기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자기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다면(Amato-Zech, Hoff, & Doepke, 2006; 

Sweeney et al., 1993, Zimmerman, 1990) 장애학생이 가정과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통합과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자기관리 역량은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자조기술이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주장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이며, 타인에게 보이는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다.

지적장애 학생은 저마다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송준만 등, 2016) 자기관리 측면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보인다. 그 이유를 Wehmeyer(1996)는 지적장애로 인한 사회적, 신체적, 인지적인 

제한이 발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자기결정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Bernie-Smith와 동료들(2006)은 지적장애 학생이 주로 가지고 있는 외부 지향성이나 외적 

통제 소재와 같은 정서적 특성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선호를 표현하거나,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된다면 통합된 환경에서 계속하여 곤란에 처할 수 있다.

행동계약은 자기관리 기술을 길러주고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행동 습관들을 형성하는 데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 동등한 관계로 맺은 계약에 따라 주체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홍준표, 2009). 작은 사회에서 행동계약을 이행하는 건 근로계약에 의해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직업 생활의 모습과 유사해 보인다. 따라서 현장에서 수행한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중재 효과가 입증된 행동계약을 활용한다면 자기관리 역량과 관련 있는 

일상생활 기술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하여 결국에는 학생의 사회통합과 

자아실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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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행동계약(behavioral contract; 국립특수교육원, 2018)은 

국내에서 ‘행동계약’이라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지만 초기에는 표적행동과 후속결과의 관계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유관계약(contingency contract)’이라는 용어로 등장하였다(Homme et al., 1970). 

일상생활 환경에서 개인 간 약속을 하는 행동계약은 특정 보상을 요구하는 A와 행동 변화를 

원하는 B가 서로의 행동을 상세히 계약하는 것이다(Kazdin, 2012). 학생의 행동을 부적 강화로 

개선하려는 여타 행동 중재 방법과는 달리 정적 강화의 원리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윤리적인 중재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Homme et al., 1970).

특히 책임감을 가지게 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재 과정은 

중재자와 학생의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Blehman et al., 1976; 박영애, 2004에서 재인용). 

계약 초기에는 구조화된 중재로 시작하지만 학생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자기관리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중점을 전환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Gelfand & Hartmann, 1984). 조건과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과 후속결과 간에 유관을 형성할 수 있으며(Cantrell et al., 1969) 

자기관리 기술을 지도하는 데 효과적이다(Cooper et al., 2007).

그러나 아직까지 행동계약을 적용한 선행연구는 대개 ADHD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주로 공격행동 감소와 수업행동 개선에 관심을 두고 실시되어 왔다(고은주, 2010; 권미숙, 2012; 

박삼수, 2007; 박영애, 2004; 백연, 2000; 임미나, 이성봉, 2020; 조남태, 2005; 지종민, 2011; 황소

연, 2004). 자기관리 기술에 관한 연구 또한 대부분 학업수행 영역이나(권인순, 박지연, 2008; 손

정희, 허유성, 2014; 신지혜, 이숙향, 2013; 유장순, 2011; 이신희, 김윤희, 2016; 조민희, 전혜인, 

2011), 직업기술 훈련에서(김수미, 박승희, 2012; 이소희, 2008; 이송이, 심태은, 2016; 이수정, 김

진호, 2018) 실시되어 왔으며 일상생활 기술에 중점을 둔 연구는 다소 미흡한 현실이다(안혜신, 

이숙향, 2015). 따라서 다양한 장애 영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자기관리 기술에 좀 더 

주안점을 둔 행동계약 관련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자기관리 기술에 어려움을 보이는 지적장애 학생에게 효과적으로 

자기관리 기술을 수행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행동계약을 

적용하였다. 특히 하루 일과 중에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행동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계약을 활용하여 자기관리 기술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용행동분석에 기반한 행동계약이 자기관리 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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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응용행동분석에 기반한 행동계약이 지적장애 학생의 자기관리 기술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용행동분석에 기반한 행동계약이 지적장애 학생의 자기관리 기술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

둘째, 응용행동분석에 기반한 행동계약이 지적장애 학생의 자기관리 기술에 미치는 효과는 

유지 혹은 일반화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지적장애로 진단받았으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2명이다. 학생 A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2학년에 재학 중이며 학생 B는 특수학교 전공과 1학년에 재학 중이다. 모두 

행동계약에 필요한 언어적ㆍ수학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담임교사, 학부모님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학생에게 필요한 행동을 선별하였고 행동계약이 그 행동의 개선에 적합한지 검토하였다. 

학생 A와 B에게 행동계약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초정보는 <표 1>과 같다.

구분 학생 A 학생 B

성별 남 남

연령 만 8세 (2011.12.31.) 만 20세 (2000.03.27.)

장애유형 지적장애 3급 지적장애 1급

언어적 특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단어를 알고 있으며 

10어절 내외로 이루어진 문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음. 일과 중에 겪은 일들을 

말할 수 있음. 자신이 원하는 음식이나 

활동 강화물을 간단히 적을 수 있음.

언어적 지시에 맞게 수행할 수 있으며, 

경험했던 활동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음. 

수용언어에 비해서 표현언어가 부족하나 

일과 속에서 자신의 요구사항과 선호를 

나타낼 수 있으며 단어로 적을 수 있음.

수학적 특성

화폐의 단위를 이해하여 변별 혹은 크기 

비교가 가능함. 부분인출로 사칙연산을 

주로 수행하며 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를 활용하여 시간 약속이 가능함.

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숫자를 읽고 쓸 수 

있음. 구체물을 활용한 모두세기를 통해 

연산이 가능함. 날짜와 요일을 이해하여 

행동계약 기간을 협의할 수 있음.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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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적행동

본 연구의 표적행동은 자기관리 기술(self-management skills)이다. 자기관리 기술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중에서 매일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과행동(routine behavior)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학생의 미시체계와 중간체계에서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추적인 

행동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표적행동의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는 <표 2>와 같다.

구분 학생 A 학생 B

표적행동 자기관리 기술

조작적 정의

1. [학습도움반2]에 들어오면 10초 이내에 

인사를 한다.

2. 2교시 수업 종이 울리면 가방이 걸려 

있는지 점검한다.

3. 용변을 본 다음에 30초 이상 물비누로 

손을 닦는다.

4. 급식실에서 라인에 맞게 줄을 서서 순

서를 기다린다.

5. 집에 가기 전 거울을 보고 상/하의 끝

단을 정리한다.

1. 옷을 다 입은 다음 거울을 보고 옷의 

앞뒤를 확인한다.

2. 점심 먹을 때 5분 이상 숟가락을 바르

게 쥐고 먹는다.

3. 두루마리 휴지는 두 번만 잡아당긴 후 

끊어서 사용한다.

4. 집에 들어오면 벗은 신발을 30초 이내

에 정리한다.

<표 2> 표적행동의 조작적 정의

학생의 특성, 학부모 요구사항, 중재 환경, 개별화교육계획(IEP)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적행동 후보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이후 학생과 연구자, 중재자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학생의 

의사에 따라 행동, 기준, 조건을 협의하였다.

학생 A의 경우, 등교 시 인사를 하지 않는 행동, 가방을 제 자리에 보관하지 않거나 가방 속 

물건을 사용한 뒤 아무 곳에나 두는 행동, 화장실 이용 후 손을 씻지 않는 행동, 급식실 앞에서 

줄을 서지 않는 행동, 복장을 단정하게 유지하지 않는 행동 등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스스로 

설정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표 2> 좌측과 같이 자기관리와 

관련 있는 다섯 가지 표적행동을 선정하였다.

학생 B의 경우, 착탈의 시에 자신의 의복을 점검하지 않는 행동, 식사시간마다 식사 도구를 

손바닥 전체로 감싸고 식사하는 행동, 두루마리 휴지를 끝없이 풀어서 사용하는 행동,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자신의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두는 행동 등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스스로 

설정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표 2> 우측과 같이 자기관리와 

관련 있는 네 가지 표적행동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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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계약 내용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행동계약서와 쿠폰함을 제작하여 학급게시판에 부착하였고 

가정에서는 가장 눈에 잘 띄는 냉장고에 부착하여 상시 행동계약의 내용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학생 모두 행동계약의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지만 그림 상징을 

활용하여 직관성과 시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림 1> 행동계약서 및 쿠폰함 (상단: 학생 A, 하단: 학생 B)

행동계약이 자기관리 기술을 지도하는 데 유용하다고 주장한 관련 문헌(Cooper et al., 2007)을 

바탕으로 자기관리에 관한 요소를 추가하였다. 첫째, 표적행동 선정 시 자기관리 기술과 관련 

있는 표적행동에 주안점을 두었다. 둘째, 행동계약서를 작성할 때 학생에게 학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표적행동과 기준, 조건을 설정하였다. 셋째, 행동계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점검, 

자기강화 등을 실천하여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행동계약서에 따라서 

보상물을 제공할 때에는 원하는 물건이나 활동을 선택하고 자기강화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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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 방법

자기관리 기술은 하루의 일과 중에서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관찰할 수 있다. 학생 A의 경우, 

첫째, 인사하는 행동은 매일 아침에 등교하여 교실에 들어올 때 관찰할 수 있다. 둘째, 가방이 

제자리에 걸려 있는지 점검 후 정돈하는 행동은 수업 종이 울릴 때 관찰할 수 있다. 셋째, 손을 

닦는 행동은 화장실에 다녀올 때 관찰할 수 있다. 넷째, 줄을 서는 행동은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에서 관찰할 수 있다. 다섯째, 의복을 점검하는 행동은 집에 가기 전 관찰할 수 있다.

행동계약서에 행동의 조건과 상황을 분명히 작성하였으며([학습도움반2]에 들어오면, 2교시 

수업 종이 울리면, 용변을 본 다음에, 급식실에서, 집에 가기 전에) 이 조건에서 교사의 지시가 

선행자극으로 주어졌을 때 학생 반응을 관찰하였다. 행동관찰기록지에 표적행동과 O, X 여부를 

기록하였으며 아래 공식에 따라 자기관리 기술 수행률을 측정하였다. 순서나 횟수에 관계없이 

상황에 맞게 측정하였으며, 일례로 n회기에 ‘시도 1(손 씻기, O)’, ‘시도 2(줄 서기, O)’, ‘시도 3

(인사하기, O)’, ‘시도 4(손 씻기, X)’, ‘시도 5(옷 정리, O)’ 는 4/5=80.0%로 산출하였다.

자기관리 기술 수행률 자기관리 기술의 총 기회
자기관리 기술 수행 횟수

×

학생 B의 경우, 첫째, 상의의 앞과 뒤를 바르게 구분하여 입었는지 확인하는 행동은 집에서 

옷을 다 입은 직후나 외출 전에 관찰할 수 있다. 둘째, 숟가락을 바른 자세로 쥐고 식사를 하는 

행동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시간마다 관찰할 수 있다. 셋째, 두루마리 휴지를 사용할 때 너무 

많이 풀지 않고 두 번만 잡아당겨서 사용하는 행동은 화장실이나 집안에서 휴지를 사용할 때 

관찰할 수 있다. 넷째, 신발을 아무데나 벗어 던지지 않고 적절하게 정돈하는 행동은 하교 이후 

집에 돌아왔을 때나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관찰할 수 있다.

행동계약서에 행동의 조건과 상황을 분명히 작성하였고(옷을 다 입은 다음, 점심을 먹을 때, 

두루마리 휴지를 사용할 때,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조건에서 학부모님의 지시가 선행자극으로 

주어졌을 때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행동관찰기록지에 표적행동과 그 수행 점수를 척도에 

따라 ‘3, 2, 1, 도움, X’로 기록한 이후 100점, 80점, 60점, 0점, 0점으로 환산하여 아래의 공식에 

따라 자기관리 기술 수행 점수를 산출했다.

척도 점수의 기준은 중재자 지시에 따라 즉시 표적행동을 수행하였으면 3점, 두 번째 지시에 

표적행동을 수행하였으면 2점, 세 번째 지시에 표적행동을 수행하였을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네 번 이상 지시한 경우 행동계약이 아니라 언어적 지시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하고 0점을 부여

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수행하고 넘어가야 하는 행동들도 있다. 

이런 경우 ‘도움’으로 기록하였으며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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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 기술 수행 점수 자기관리 기술의 총 기회
자기관리 기술 획득 점수

×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행동관찰기록지의 일부와 표기 예시를 보여준다.

<그림 2> 행동관찰기록지

5. 실험 설계

본 연구는 반전설계(reversal design)를 통하여 실험통제를 입증하고자 한다. 이는 독립변인을 

투입한 제1 중재 단계, 제2 중재 단계에서는 중재의 효과를 확인하고, 행동이 다시 제1 기초선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제2 기초선의 반전구간을 통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여 기능적관계를 입증한다(양명희, 2016). 단일 종속변인에 의한 단일 독립변인의 효과가 

명확하고(이효신, 2012/2014), 우연에 의한 경쟁가설을 배제할 수 있는 강력한 설계 중 하나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홍준표, 2009).

반전설계는 상황에 따라 중재철회설계(withdrawal design)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초선과 중재를 

반복하기 때문에 반전설계 혹은 ABAB 설계와 따로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한다. 그러나 

두 설계를 구분하는 한 가지 차이는, 반전설계는 주로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반면 중재철회설계는 중재를 철회했을 때 효과가 유지가 되는지 확인하고자 실시하며 

연구 목적에 따라 혼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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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찰자간 일치도

정확한 측정을 실시하고 관찰자 표류(observer drift)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험 시작 전 관찰 

방법과 기록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안내하였다. 관찰자가 학부모님인 경우 연수 자료를 활용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표기 예시를 제공하였으며, 예비 측정을 시행하고 확인하는 등 충분한 관찰자 

훈련을 계획하였다. ZOOM 녹화 영상을 통해 관찰자간 일치도(IOA)를 산출하였다.

사건기록법으로 얻은 자료의 관찰자간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도 대 시도(trial-by-trial) 

방법을 사용했다(Cooper et al., 2007). <표 3>은 공식에 의한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관찰자간 일치도 총 시도 수
일치를 보인 시도 수

×

학생 A 학생 B

백분율 (%) 90.0 (85.0~95.0) 80.0 (75.0~85.0)

<표 3> 관찰자간 일치도 측정 결과

7. 사회적 타당도

사회적 타당도(social validity)는 중재가 개인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장애 아동과 비장애 또래 아동의 수행을 대조하는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 유형과 

전문성과 친숙함을 모두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하여 판단하는 주관적 평가

(subjective evaluation)유형이 있다(김동일, 이대식, 신종호, 2016).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평가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4점 척도로 총 10문항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연구자와 학생 A의 중재와 유지 검사를 직접 수행한 특수교사, 학생 B의 중재를 

실시한 학부모님, 학생 B의 일반화 검사를 확인한 특수교사, 각 학급 보조인력과 행동치료사가 

참여한 본 연구의 사회적 타당도 결과는 <표 4>와 같다.

학생 A 학생 B

원 점수 3.7 (3.5~3.9) 3.57 (3.5~3.6)

환산점수 92.5 (87.5~97.5) 89.17 (87.5~90.0)

<표 4> 사회적 타당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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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재 충실도

중재 충실도(treatment fidelity)는 연구에 참여한 구성원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획한 절차에 

따라 일관적으로 중재를 적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Brown, McDonnell, & Snell, 2015), 중재를 

실시하는 과정 혹은 중재를 마친 이후에도 측정할 수 있으며 보통은 중재 초기에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더욱 유용하다(이소현, 박은혜, 2011).

본 연구에서는 중재 충실도 향상을 위해 실험 계획 단계부터 연수를 실시하여 행동계약의 

절차와 강화 제공 방법, 3요인 유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달하였고, ZOOM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재 과정과 보상 결과를 확인하였다. 4점 척도 10문항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으며 

연구자와 특수교사, 행동치료사가 확인한 중재 충실도 결과는 <표 5>와 같다.

학생 A 학생 B

원 점수 3.57 (3.30~3.80) 3.63 (3.2~4.0)

환산 점수 89.17 (82.5~95.0) 90.83 (80.0~100.0)

<표 5> 중재 충실도 측정 결과

Ⅲ.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응용행동분석에 기반한 행동계약이 자기관리 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림 3>, <그림 5>는 반전설계 

및 유지 검사(혹은 일반화 검사)를 통해 수득한 자기관리 기술의 수행률(수행 점수)을 보여준다. 

<그림 4>와 <그림 6>은 표적행동별로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 자기관리 기술의 변화

1) 학생 A

첫째, 자료의 수준을 살펴보면 제1 기초선 단계에서의 자기관리 기술 수행률은 평균 31.9%로 

측정되었으며, 자료의 범위는 최소 20.0%부터 최대 40.0%까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제1 중재 단계에서 자기관리 기술 수행률은 평균 80.8%로 증가하였으며, 자료의 범위 

또한 최소 60.0%부터 최대 100%에 이르기까지 상승하였다. 이 실험의 독립변인인 행동계약이 



강영모․양문봉 / 응용행동분석에 기반한 행동계약이 지적장애 학생의 자기관리 기술에 미치는 효과

- 11 -

종속변인인 자기관리 기술에 영향을 주었다는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행동계약을 철회한 

제2 기초선 단계의 자기관리 기술 수행률은 평균 57.5%로 다시 낮아졌으며, 자료의 범위는 

50.0%부터 60.0%까지였다. 제2 기초선 단계의 자료들이 제1 기초선 단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인 건 반전 조건 상황이 아니라 단순 철회 조건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제2 기초선 단계의 

자료가 제1 중재 단계에 비해서 낮고 안정된 수준을 보였으므로 제2 중재 단계를 실시하였다. 

제2 중재 단계에서 자기관리 기술의 수행률은 평균 89.2%로 상승하였으며, 자료의 범위는 

75.0%부터 100.0%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단계 간 자료의 경향을 살펴보면, 제1 기초선 단계와 제1 중재 단계 간에는 상승하는 

경향을, 제1 중재 단계와 제2 기초선 단계 간에는 하강하는 경향을, 그리고 제2 기초선 단계와 

제2 중재 간에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반전설계의 취지에 적합한 실험통제가 

이루어졌다. 4분법을 활용하여 단계 내 경향선을 살펴보면, 제1 기초선 단계는 안정된 경향선, 

제1 중재 단계는 상승하는 경향선, 제2 기초선 단계는 안정된 경향선, 그리고 제2 중재 단계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선의 기울기를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자료의 비중복비율을 살펴보면 단계별로 100%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은 반전설계의 네 단계와 유지 단계에 이르기까지 학생 A의 자기관리 기술 수행률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학생 A의 전체 자기관리 기술 수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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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그림 3>에서 살펴본 학생 A의 자기관리 기술을 행동별로 구분하여 행동마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본 그래프이다. 중재를 투입하기 전 가장 높은 수행률을 보였던 

행동은 교실에 들어와서 인사하는 행동이었으나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수행률을 보인 행동은 

가방을 제 자리에 잘 정돈하는 행동과 용변을 본 후에 손을 씻는 행동이었다. 중재를 투입하기 

전 가장 낮은 수행률을 보였던 행동은 자신의 옷을 정리하는 행동이었다. 이 행동은 그래프상 

자료만 보면 다른 행동에 비해서는 가장 낮은 수행률을 보였지만 초기에 거의 수행하지 않던 

행동이 60.0%로 상승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행동계약을 적용하고 철회하는 것을 반복했던 

반전설계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행동은 급식실에서 바르게 줄을 서는 행동이었다.

<그림 4> 학생 A의 행동별 자기관리 기술 수행률

2) 학생 B

첫째, 자료의 수준을 살펴보면 제1 기초선 단계에서 자기관리 기술 수행 점수는 평균 26.7점

으로 측정되었고, 자료의 범위는 최소 0.0점부터 최대 35.0점까지 대체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제1 중재 단계에서 자기관리 기술 수행 점수는 평균 78.3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료의 

범위 또한 최소 65.0점부터 최대 90.0점에 이르기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실험의 

독립변인인 행동계약이 종속변인인 자기관리 기술에 영향을 주었다는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행동계약을 철회한 제2 기초선 단계의 자기관리 기술 수행 점수는 평균 58.3점으로 점차 

낮아졌으며, 자료의 범위는 50.0점부터 65.0점까지였다. 제2 기초선 단계의 자료들이 제1 기초선 

단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은 반전 조건 상황이 아니라 단순 철회 조건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제2 기초선 단계의 자료가 제1 중재 단계에 비해 낮고 안정된 수준을 보였으므로 제2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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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실시하였다. 제2 중재 단계의 자기관리 기술 수행 점수는 평균 81.7점으로 상승하였으며, 

자료의 범위는 75.0점부터 90.0점까지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단계 간 자료의 경향을 살펴보면, 제1 기초선 단계와 제1 중재 단계 간에는 상승하는 

경향을, 제1 중재 단계와 제2 기초선 단계 간에는 하강하는 경향을, 그리고 제2 기초선 단계와 

제2 중재 간에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반전설계의 취지에 적합한 실험통제가 

이루어졌다. 4분법을 활용하여 단계 내 경향선을 살펴보면, 제1 기초선 단계는 약간 하강하는 

경향선, 제1 중재 단계는 안정된 경향선, 제2 기초선 단계는 약간 하강하는 경향선, 그리고 제2 

중재 단계는 다시 안정된 경향선의 기울기를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자료의 비중복비율을 살펴보면 단계별로 100%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는 반전설계의 네 단계와 일반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학생 B의 자기관리 기술 수행 

점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학생 B의 전체 자기관리 기술 수행 점수

<그림 6>은 <그림 5>에서 살펴본 학생 B의 자기관리 기술을 행동별로 구분하여 행동마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본 그래프이다. 중재 투입 전에 가장 높은 수행 점수를 획득한 

행동은 휴지를 적당한 분량만큼만 사용하는 행동이었으나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수행 점수를 

획득한 행동은 식사시간에 수저를 바르게 쥐고 식사하는 행동이었다. 중재 투입 전 가장 낮은 

수행 점수를 획득한 행동은 외출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신발을 정리하는 행동이었다. 이 행동은 

그래프상 자료만 보면 마지막까지 가장 낮은 수행 점수였지만 초기에는 거의 하지 않던 행동이 

65.7점까지 상승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행동계약을 적용하고 철회하는 반전설계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행동은 식사시간에 수저를 바르게 쥐고 식사하는 행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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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학생 B의 행동별 자기관리 기술 수행 점수

2. 유지 및 일반화

1) 학생 A

학교에서 연구를 실시한 학생 A의 경우 실험 종료 이후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동일한 환경에서 유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2회기에 걸쳐 자기관리 기술 수행률을 측정하였으며 

반전설계를 적용할 때와 동일하게 회기마다 총 다섯 번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5회기와 26회기 

총 두 차례 실시한 유지 검사 결과 각각 80.0%, 80% 값의 자기관리 기술 수행률을 산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재를 통해 개선된 자기관리 기술은 약 80%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학생 B

가정에서 연구를 실시한 학생 B의 경우 실험 종료 이후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학교에서 일반화 검사를 실시하였다. 3회기에 걸쳐서 자기관리 기술 수행 점수를 측정하였으며 

반전설계를 적용할 때와 똑같이 회기당 총 네 번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5회기부터 27회기까지 

세 차례 실시한 일반화 검사의 결과 각각 92점, 96점, 92점이라는 자기관리 기술 수행 점수를 

획득하였다. 따라서 중재를 통해 개선된 자기관리 기술은 약 93.3점 수준에서 일반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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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응용행동분석에 기반한 행동계약이 지적장애 학생들의 자기관리 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시간제 특수학급에 배치된 2학년 학생 1명과 

특수학교 전공과에 배치된 1학년 학생 1명, 총 2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각각 개별적인 

행동계약을 실시하였다. 반전설계를 사용하여 실험통제의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시각적 

분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응용행동분석에 기반한 행동계약은 지적장애 학생들의 자기관리 기술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 제1 기초선 단계부터 제2 중재 단계까지 자기관리 기술 수행률(혹은 수행 점수) 

자료 수준의 변화가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단계 내, 단계 간 경향선의 기울기와 100% 

값을 나타내는 비중복비율 값이 중재의 내적 타당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자기관리에 기초한 행동계약을 통해 개선된 행동은 실험 이후에 유지되었다. 학생 A에 

대한 반전설계 이후에 실시했던 두 차례의 유지 검사에서 평균 80.0%의 수행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행동계약이 바람직한 적응행동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주장한 

선행연구(Cantrell et al., 1969)와 유사한 맥락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자기관리에 기초한 행동계약을 통해 개선된 행동은 실험 이후 일반화되었다. 학생 B에 

대한 반전설계 이후 실시한 세 차례의 일반화 검사에서 평균 93.3점의 수행 점수를 확인하였다. 

다른 상황에서 스스로 개선된 행동을 수행한 것은 행동계약이 자기관리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돕는다고 했던 선행연구(Gelfand & Hartmann, 1984)를 뒷받침한다.

넷째, 특성이 다른 두 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실시하여 실험통제를 반복 

입증하였다. 단일대상연구는 보통 연구 참여자가 1명이거나 유사한 2~3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생활연령에 차이가 큰 두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효과를 

확인하였다. 서로 다른 참여자가, 다른 조건에서, 다른 기준으로 효과를 복제하였다는 점에서 

외적 타당도를 강화하는(Horner et al., 2005) 유의미한 결과이다.

다섯째, 시각적 단서인 상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확인하기 쉽고 참여하고 싶은 행동계약을 

구성하였다. 행동계약은 글씨 쓰기가 어려운 학생에게도 그림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는 문헌을 

바탕으로(국립특수교육원, 2018)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행동계약서를 보완한 개별 행동계약서와 

개별 강화판을 제작하여 행동계약 실험 연구에 활용하였다.

여섯째, 행동계약에 대한 동기설정조작(EO)을 위해 그림 상징을 삽입하고 동기유발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Cooper et al., 2007). 이런 개별화된 자료는 계약의 성립 가능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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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거부에 대비하며(홍준표, 2009),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 선행연구(김교세, 2019; 김우경, 

2019; 정유경, 2019)의 교육적 요소와 유사하다.

일곱째, 행동의 결과가 영구적으로 남는 행동은 행동계약을 실시하고 점검하는 데 적합하다

(홍준표, 2009). 따라서 영속적 행동 결과 기록(양명희, 2016)이 가능한 표적행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실제로 표적행동을 이행한 뒤 그 행동이 조건과 기준에 부합했는지 학생 스스로 

자기점검 및 자기평가를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다.

여덟째,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온택트(On-Tact, Online+Untact) 기술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온택트 방법으로는 ZOOM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는 사전 조사, 

표적행동을 선정하기 위한 학부모 상담, 행동계약 이행 여부 점검, 학생에 대한 동기설정조작

(Cooper et al., 2007) 등에서 적절히 활용하였다.

아홉째, 행동계약서를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 Education Plan, IEP)과 연계하여 지도하였다. 

행동계약이 개별적인 행동지원에 유용하며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선행연구(Alberto, 2012)를 반영한다. 특수교사가 수립한 학생 A의 개별화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부모 상담에서 행동계약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열째,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학생 B는 대부분의 실험을 

가정에서 진행하였으며 표적행동의 선정부터 중재, 관찰까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절실하였다. 

관찰자 표류를 최소화하고 중재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전해드린다.

2. 제한점

첫째, 본 연구에서 생활연령에 차이가 있는 두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적장애 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연구 참여자 

두 학생 모두 행동계약을 위한 언어적ㆍ수학적 기초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이해하고 계약에 따라 행동을 수행한 뒤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행동계약을 위한 기초 

개념이 부족하다면 선수학습이 필요할 수 있다(홍준표, 2009).

둘째, 본 연구에서 주목한 자기관리 역량이 학생의 행동계약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주었는지 

이에 대해 요인 분석을 활용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강영모, 양문봉, 2020). 본 연구의 경우는 

표적행동을 선정하고 중재를 적용하는 과정에 자기관리 역량을 고려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관리 역량만을 단일 종속변인 혹은 단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본 연구의 내용을 더욱 타당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학생 B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척도 점수를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학생 A의 경우 반복 가능성에 근거한 측정 단위인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학생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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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수행의 질에 따라서 100점, 80점, 60점, 0점의 척도를 설정하여 점수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타당도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척도 점수를 사용할 경우, 보다 타당도 높은 척도 

점수를 개발하거나 인용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IOA 측정 방법을 보다 구체화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학생 A의 행동은 수행함(O), 

수행하지 않음(X)으로 기록하여 시도 대 시도 방식으로 IOA를 산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 

B의 행동은 척도 점수로 기록한 것으로 각각의 척도에 대한 자세한 IOA를 계산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학생 A와 마찬가지로 수행함(O), 수행하지 않음(X)으로 구분하여 IOA를 산출하였으며 

다양한 척도 점수에 대한 IOA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제언

본 연구는 응용행동분석에 기반한 행동계약이라는 중재 방법을 활용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과적인 행동, 사소하지만 중요한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두 명의 지적장애 학생들은 선생님 또는 부모님과 작성한 계약서의 계약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점차 자신의 행동을 개선해 갔다.

행동계약은 약속 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만 가능하다면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중재 방법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장애학생에게는 미래 

직업 환경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근로계약서 작성(행동계약서), 계약에 따라 

해야 할 업무(행동), 계약에 따라 받게 될 월급(보상), 계약 기간, 당사자 간 서명 등 근로계약의 

내용과 절차가 행동계약의 공통 구성요소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장애학생의 홀로서기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한다.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기 

행동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자신에게 스스로 칭찬과 보상을 제공하는 일상생활 기술들을 반복

하면서 조금씩 자기관리 역량을 길러간다면 가정이나 학교, 혹은 미래의 직업 환경에서 충실히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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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pplied Behavior Analysis-Based

Behavioral Contracts on Self-Management Skills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Kang, Youngmo (Seoul Jungae School)

Yang, Moonbong*(Beackseok University)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applied behavior analysis-based behavioral contracts have on self-management 

skills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is study, behavioral contracts were implemented for a total of 

2 students, one 2nd grade student in an elementary school special class and one 1st grade student attending 

post-high school specialized vocational program in special school.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behavioral 

contracts were prepared by including the common components required for the behavioral contracts. As for the 

self-management skills, regular and repetitive daily behaviors with a high probability to perform everyday were 

selected among the daily life skills required for individual students. In particular, factors related to 

self-management competency were considered in the whole process starting from selecting target behavior to 

writing the behavioral contracts, implementing the behavioral contracts, and ending the behavioral contracts. The 

experiments of student A and student B were conducted at school and at home, respectively, and functional 

relation was demonstrated by applying a reversal design. As a result of visual analysis, the applied behavior 

analysis-based behavioral contracts were effective in increasing the self-management skills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effects of intervention observed in school were maintained afterwards, and the effects 

of intervention at home were also generalized in the school environment. Discussion and suggestions for the 

overall study have been described.

Keywords : Applied Behavior Analysis (ABA), Behavioral contract (Contingency contract),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elf-management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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