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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태블릿 PC를 이용한 자기관리전략이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초등학생 3명으로, 목표 행동은 주

의집중과 과제 수행 행동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된 수업 참여 행동이었다. 독립변인은 태블릿 PC와 스마

트 워치를 이용한 자기점검과 자기평가 및 스스로 강화제를 선택하는 것이 포함된 자기관리전략 패키지

의 적용이었다. 수업 참여 행동은 전체간격기록법으로 측정하였고 과제 수행 정확도는 정반응률로 측정

하였으며 중재는 국어 시간에 일반화 조건은 수학 시간에 실시되었다. 연구 설계로는 대상자 간 중다기

초선설계를 적용하였으며 연구는 기초선, 중재, 유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태블릿 PC를 이용한 

자기관리전략의 적용을 통해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 및 과제 수행 정확률이 중재와 

일반화 상황에서 증가하였으며 중재 효과는 중재 종료 후에도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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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국립 특수교육원(2021)의 특수교육 통계를 살펴보면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장애 학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업 참여 기회 역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수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장애 학생은 일반교육과정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보여 낮은 수업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은정, 이소현, 2006; 한승희, 이소현, 2017).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지적장애 학생은(국립특수교육원, 

2021) 지적 능력과 적응행동 기술에 결함이 있어 학습 및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보인다. 수업 

상황에서 지적장애 학생은 다양한 학습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해당하는 교과서 페이지를 찾아야 하고 교사의 판서 내용을 노트나 학습 자료에 

적어야 하며 교사의 지시에 따라 낱말, 문장을 읽거나 질문에 해당하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 수행에 기본이 되는 것은 교사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나 지적장

애 학생은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선택하는 선택적 주의력이 낮고 주

의집중 지속시간이 짧으며 주의집중의 범위와 초점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심선지, 신현

기, 2007). 이처럼 주의집중의 문제로 인해 지적장애 학생은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보인다. 

지적장애 학생의 개별적인 심리적 특성 역시 수업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지적장애 학

생은 학습 상황에서 성공 경험에 비해 실패 경험이 더 많아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낮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적어 문제 해결을 통해 만족감을 느낀 경험이 부족하다(조민회, 

전혜인, 2011). 이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습된 무기력을 보여 

자신의 실패를 미리 단정 짓거나 과제를 열심히 하지 않고 빨리 포기하려고 하며 성공을 위한 

노력보다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학습된 무력감 상태에 있는 지적장애 학생은 전략

의 정교한 지도와 전략 사용의 필요성 및 조건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조정을 시도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조민회, 전혜인, 201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의집중과 관련해서 보이는 어려움, 심리적 특성들로 인해 지적 

장애 학생들은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보이고 다양한 행동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수업 상황에

서 지적장애 학생의 바람직한 수업 참여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면 지적장애 학생의 특

성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학습에서의 문제점이 감소할 것이며 수업 상황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중재법 중 자기관리전략은 부모, 교사, 

외부인에 의한 행동지원 및 통제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자신의 행동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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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선택하여 목표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며(이진숙, 2021) 장애 학생의 일상생활 능력과 

학교에서의 과제 수행, 문제 행동 중재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한 증거 기반의 실제이다

(차지숙, 방명애, 장역방, 2016). 자기관리전략의 요소는 다양하지만 주로 자기교수, 자기점검, 자

기평가, 자기강화를 적용하는 것으로 문헌에 보고되었다(Kilburts et al., Reid, 1996; Wehmeyer & 

Schalock, 2001, 이수정, 김진호, 2017에서 재인용). 

자기관리전략은 학생이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줄여주고 학생 자신을 보다 신뢰하고 존중

할 수 있게 하며 행동의 적절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들어 자기 주도적인 학업 수행과 

행동을 촉진한다. 또한, 자기관리전략은 학생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수업 상황에서 적용이 용

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정리하면 자기관리전략을 통해 의존적인 학생은 독립적인 학생으로 변

화할 수 있으며 스스로 설립한 목표를 수행하는 경험을 통해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또

한, 수업 상황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교사가 학생의 행동 중재가 아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행동의 일반화와 유지에 효과적이다(이수정, 김진호, 2017; 하태우, 최진혁, 

2021; 한승희, 이소현, 2017).

지적장애 학생은 타인에게 높은 의존을 보여 독립성이 낮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습득한 기

술 및 훈련 효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중재법으로 자기관리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신지혜, 이숙향, 2013). 특히, 학교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

인 수업 참여 행동은 자기관리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증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적장애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지적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 증진을 위해 자기관리전략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은 연구 목

적에 맞게 기능평가를 통한 자기관리, 비디오자기모델링 활용 자기관리, 시각적 단서를 이용한 

자기관리 등의 다중요소로 구성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자기관리전략의 기본적 구성요소

인 자기교수, 자기점검, 자기평가, 자기강화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세부 전략들이 추가로 구성

되었다(이수정, 김진호, 2017).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자기관리전략이 지적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권인순, 박지연, 2008; 손정희, 허유성, 2014; 신지

혜, 이숙향, 2013; 조민회, 전혜인, 2011; 한승희, 이소현, 2017).

위에 소개된 선행연구 결과가 뒷받침하듯이 학교 현장에서 자기관리전략은 지적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을 증가시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했으며 수업 참여 행동의 증가와 

함께 수업 시간에 발생하는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인 중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기관리전략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패키지로 활용하기보다는 

자기관리전략의 구성요소 중 자기점검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이수정, 김진호, 

2017).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자기관리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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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삶의 독립성을 향상하는데 중추적 행동(Koegel 등, 1992)임이 보고되고 있다. Southall과 

Gast(2011)는 자기관리전략이 자기점검, 자기기록, 자기평가, 자기강화와 같은 다양한 요소의 조

합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자기관리전략 패키지의 효과성을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자기관리전략 패키지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 그 실행 도구를 적절히 선

택하는 것은 개발된 능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외 교육 현장에

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와 애플리케이션 등의 하이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자기관리전략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태블릿 PC는 주의집중력이 짧은 지적장애 학생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학생의 활동 동기 및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김미선, 2013). 또한, 태블릿 PC는 조작이 직관적이며 간단하고 쉬워 운동 기술과 인지 능력

이 부족한 지적장애 학생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적장애 학생이 스스로 태블릿 PC를 작

동함으로써 학생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최근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태블릿 PC를 비롯하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자료

가 개발되어 특수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이동현, 김은경, 정상신, 2018; 신지혜, 이숙향, 2013; 

한승희, 이소현, 2017) 있으나 아직 태블릿 PC를 적용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지

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관리전략 중재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학생의 동기와 흥미를 증폭시키기 위하여 태블릿 PC

를 연구 도구로 활용하고 자기관리전략의 요소를 단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패

키지로 활용하여 중재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즉, 지적장애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효과적인 중재인 자기관리전략과 수업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태블릿 PC를 이용한 자기관리전략이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태블릿 PC를 이용한 자기관리전략이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블릿 PC를 이용한 자기관리전략이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

둘째, 태블릿 PC를 이용한 자기관리전략을 통해 향상된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

이 유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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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태블릿 PC를 이용한 자기관리전략을 통해 향상된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

이 다른 상황에서 일반화되는가?

Ⅱ. 연구 방법

1. 대상 학생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재학 중인 지적장애 학생 3명

으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 기준

(1) 일반 초등학교 내 특수학급으로 배치되어 지적장애로 진단받은 학생

(2) 행동중재에 의해 변화되지 않으나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감

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

(3)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에서 수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된 학생

(4) 교사의 언어적 지시를 이해하고 간단한 낱말, 문장으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학생

(5) 사진 및 삽화 등을 보고 변별과 행동 모방이 가능한 학생

(6) 자기관리전략 중재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학생

(7) 연구 참여에 부모가 동의한 학생

(8) 전년도 출석률이 90% 이상인 학생

2) 대상 학생 특성

대상 학생 A, B, C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교사들에 의해 교육청에 의뢰되어 일반 초등학교 내 

특수학급으로 선정․배치되었으며, 국어와 수학 시간을 제외한 모든 수업은 통합학급에서 교육

받고 있다. 대상 학생 모두 실험 이전에 자기관리전략을 통해 수업 참여 행동을 학습하는 개별

적 중재를 받지 않았다. 위와 같은 선정 기준에 따라 지적장애가 있는 2학년, 5학년, 6학년 학

생이 각각 1명씩 선정되었으며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사를 통해 보고된 대상 학생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 학생 C의 경우 부산스러움과 소란한 행동을 보이지만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를 위한 진단․평가 과정에서 지적장애 학생으로 선정되었고 ADHD 진단을 받은 적은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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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생 A 대상 학생 B 대상 학생 C

연령/

학년
만 11세 / 5학년 만 12세 / 6학년 만 9세 / 2학년

성별 남 여 남

유형 지적장애 지적장애 지적장애

검사

K-WISC-Ⅳ 전체 IQ 70 K-WISC-Ⅳ 전체 IQ 52 K-WISC-Ⅳ 전체 IQ 59

사회성숙도

검사

SA 7.8세

SQ 67

사회성숙도

검사

SA 6.5세

SQ 57.36

사회성숙도

검사

SA 5.2세

SQ 33.12

스마트 

기기

조작

능력

보호자, 형제의 스마트폰을 

자주 가지고 놀아서 스마트 

기기에 익숙함.

가정에서 동영상을 보는데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애플

리케이션을 누르고 사용하

는 데 어려움이 없음.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

며 교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거

나 설명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스

스로 누를 수 있음.

수

업

참

여

특

성

주

의

집

중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이

고 멍하니 교사의 얼굴만 

바라는 경우가 많음.

주변에 있는 본인의 물건 

관리(활동지, 교과서, 연필 

등)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음.

수업 중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이름

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수업과 관계없이 혼잣말을 

하거나 상황에 어울리지 않

는 질문을 할 때가 많음.

몸이나 손과 발을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부산스러운 모습을 보

이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함.

수업 중 갑자기 자리를 이탈하

거나 또래에게 수업과 관련 없

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음.

과

제

수

행

과제를 주면 대충 끝내버리

고 노트나 교실의 자료를 

바라봄.

“못해요.”, “너무 많아요.” 

등의 말을 많이 함.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멍하

니 앉아 있을 때가 많음.

개별 과제 시 교사의 촉진

이 있어야 수행함.

과제를 하는 중에 낙서하거나 낙

서를 지우다가 지우개로 장난을 

치는 등 부산스러운 행동을 함.

과제와 관련 없이 다른 물건을 만

지거나 다른 물건으로 소리를 냄.

<표 1> 대상 학생 특성

2. 연구 장소

본 연구는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졌다. 교실 환경은 66m2의 방으로 한쪽 벽면에

는 교구장이 있으며 교구장을 마주 보고 스마트칠판이 위치하며 화이트보드가 붙여진 벽면이 

있다. 연구자는 학생의 맞은편에 서서 중재를 실시하였다. 각 학생은 지정 책상을 가지고 있으

며 자기관리전략에서 사용하는 자기점검표는 태블릿 PC에서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

들어 책상 오른쪽 측면에 태블릿 PC를 세워 놓고 수업 중간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위치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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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선, 중재, 유지에 대한 자료 수집은 대상 학생의 특수학급 국어 수업 시간 중 실시하였

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중재와 관찰 시간에 함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간표를 조정하

였다. 일반화에 대한 자료 수집은 특수학급의 수학 수업 시간에 실시하였다.

3. 연구 기간

본 연구는 2022년 2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루어졌다. 2월 14일부터 면담 및 관찰을 통해 

대상 학생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 14일부터 기초선, 중재, 유지 단계를 적

용하였다. 총회기는 기초선, 중재, 유지 기간을 포함하여 학생 A는 20회기, 학생 B는 26회기, 학

생 C는 27회기였다. 구체적인 연구 기간 및 내용은 <표 2>와 같다.

연구 기간 내용

2022. 02. 14. ∼ 2022. 03. 11. 연구 대상자 모집 및 사전관찰

2022. 03. 14. ∼ 2022. 04. 07. 기초선 관찰

2022. 03. 28. ∼ 2022. 05. 16. 중재 관찰

2022. 05. 31 ∼ 2022. 06. 09. 유지 관찰

<표 2> 연구 기간 및 내용

4. 연구 도구

1) 자기관리전략

자기관리전략은 외부의 지원 없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관리하면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으로 목표설정, 자기교수, 자기점검, 자기평가, 자기강화 등

의 요소를 포함한다(정다은, 김은경, 2020). 이 연구에서 적용한 자기관리전략은 태블릿 PC 

전략유형 개념

목표설정 자신에게 기대되고 수행해야 하는 바람직한 행동 정하기

자기점검
자기가 설정한 목표 행동을 계속 점검하며 자신의 행동에 관한 자료를 스스로 측

정하고 기록하기

자기평가 자신의 목표 행동 수행이 사전에 선정된 준거에 맞는지 비교 및 평가하기

자기강화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기가 선택한 강화제를 보상으로 주기

<표 3> 자기관리전략의 유형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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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 Tab S5e, 삼성, 2019)를 이용한 자기점검표와 자기평가 기록표를 통해 자신의 수업 참여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자기관리전략의 4가지 요소인 ‘목표

설정, 자기점검, 자기평가, 자기강화’를 결합하여 패키지 형태로 적용하였다. 중재 프로그램은 

정다은과 김은경(2020)의 연구를 참고하여 자기관리전략 훈련과 적용 단계로 구성하였다. 이 연

구에서 적용한 자기관리전략의 유형 및 개념은 <표 3>과 같다.

2) 태블릿 PC

태블릿 PC는 자기관리전략의 패키지 적용에 유용한 도구이다. 목표설정 단계에서는 편집한 

동영상을 보며 바람직한 수업 참여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수업 참여 행동을 변별하고 자신

이 점검해야 할 목표 행동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바람직한 수업 참여 행동이 나타난 동

영상, 사진을 보고 각 행동을 모방하여 연습하였는데 태블릿 PC는 사진, 동영상의 확대 및 

반복 재생이 가능하여 학생들이 바람직한 수업 참여 모습을 모방하고 훈련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3) 자기점검표

자기점검표는 Beverly, Kirstine 그리고 Michelle(2006)의 연구를 참조하여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작하였다. 자기점검표는 수업 시간에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로 구성

하였으며, 학생들이 체크리스트의 항목에 적절한 행동을 하였으면 ‘O’에, 행동하지 않았으면 

‘X’에 표시하고 전체 점수에는 ‘O’에 표시한 수만큼 점수를 쓰게 하였다. 자기점검표에는 학생

들이 동기를 유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의 사진을 첨가하였으며 태블릿 PC에서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였다.

4) 자기평가 기록표 및 자기강화제 목록

자기평가 기록표는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권인순, 박지연(2008) 연구의 실

험 도구를 참고하여 막대그래프 형식으로 재구성하였다. 자기평가 기록표는 자기점검표에서 

기록한 수만큼 하트 모양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데 학생들이 모은 ‘O’ 수만큼 태블릿 

PC를 클릭하여 화면에 하트 모양이 나타나게 하였다. 학생들이 이전에 설정한 목표에 달성

하면 자신이 선택한 강화제 목록이 태블릿 PC 화면에 구동되어 스스로 강화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강화제 선택을 위해 대체 자극 없는 다중 자극 평가(Multiple-Stimulus Without Replacement, 

MSWO)를 실시하였고 대상 학생별 선호 자극 평가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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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순위

학생 A 학생 B 학생 C

음식 활동 음식 활동 음식 활동

1 콘칩
클레이 

활동하기
젤리 타자치기

라면

과자

자동차

놀이하기

2 포카칩
자석블럭  

놀이하기
마이쮸

노래

부르기
꼬깔콘

톡톡블럭

만들기

3 고래밥 스티커 붙이기 꼬깔콘
또래교실

방문하기
빼빼로 그림 그리기

<표 4> 선호 자극 평가 결과

5. 관찰 및 측정

1) 수업 참여 행동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수업 참여 행동으로 김은미, 이경호(2015), 박철현, 최진혁(2019), 신지

혜, 이숙향(2013), 한승희, 이소현(2017)을 참고하여 주의집중 행동과 과제 수행 행동 두 가지 유

형으로 정의하였으며 조작적 정의와 구체적 예시는 <표 5>와 같다.

2) 관찰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실험 조건은 기초선, 중재, 유지의 세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실험 기간의 모든 자

료는 연구 대상 학생들의 특수학급에서의 국어 수업 상황에서 수집하였다. 각 회기마다 대상 

학생들의 수업 참여 행동을 촬영하고, 수업이 끝난 후 촬영된 동영상을 보며 자료를 수집하였

다. 수업이 안정되었을 때를 관찰하기 위하여 총수업 시간 40분 중 처음 5분, 수업 정리를 위한 

마지막 10분을 제외한 25분간의 수업에서 5분이 지난 후부터 10분 동안 관찰하였다. 비디오 촬

영은 교실 내 거치대를 두고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수업 참여 행동은 연구자가 녹화된 비디오를 보며 타이머의 신호음에 따라 목표 행동의 발

생 여부를 측정하는 5초 간격의 전체간격기록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업 참여 행동의 발

생률은 총 관찰 구간 수에 대한 수업 참여 행동이 나타난 구간 수를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과 함께 과제 수행 정확률을 중재가 실시된 국어 시

간에 3회기 당 1회 정기적으로 측정하였다. 과제 수행 정확률을 측정하기 위해 주의집중과 

적절한 과제 수행 행동이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객관식, 단어 채우기 문항으

로 구성된 읽기, 쓰기 활동지(6문항)를 활용하였다<그림 1>. 수업 참여 행동 발생에 따른 과

제 수행 정확률은 빈도 기록법을 사용하여 전체 문항 수에 대해 정답인 문항 수를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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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조작적 정의 예시

주의

집중

교사가

설명을 하거나

또래가

발표를 할 때

교사나 또래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거나

바라보는 행동

정

반

응

(1) 교사가 말을 하거나 시범을 보일 때 교사를 쳐다보는 행동

(2) 교사가 제시한 수업 관련 자료(교재, 동영상, 칠판)를 바라보는 

행동

(3) 발표하는 또래를 주목하며 바라보는 행동

오

반

응

(1) 요구되는 상황이 아닐 때 또래, 교사를 쳐다보는 행동

(2) 요구되는 상황에 교사나, 자료, 또래를 쳐다보지 않는 행동

(3) 요구되는 상황에 교사나, 자료, 또래가 아닌 다른 곳을 쳐다보는 

행동(시계 등)

과제

수행

수업 시간에

부여된 말하기,

읽기, 쓰기와

관련된

개별 또는

모둠 과제를

수행하는 행동

정

반

응

(1) 읽기 과제 수행 시 관련된 글자, 낱말, 문장을 읽는 행동

(2) 쓰기 과제 수행 시 연필로 그림, 단어를 필기하는 행동

(3)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지우개를 사용하는 행동

(4) 수업 진행에 맞춰 종이를 오리거나 붙이는 행동

(5) 말하기 과제 수행 시 관련 있는 이야기를 하는 행동

오

반

응

(1) 읽기 과제 수행 시, 관련 없는 말하는 행동

(2) 수업과 관련 없는 그림, 단어를 필기하거나 낙서하는 행동

(3) 교사의 수업 진행, 과제와 관련 없이 다른 물건을 만지는 행동

(4) 과제가 주어졌을 때 엎드려 있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는 행동

<표 5> 수업 참여 행동의 조작적 정의와 구체적 예시

<그림 1> 과제 수행 정확률 측정을 위한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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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 설계 및 절차

1)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자기관리전략이 수업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 명의 

지적장애 학생에게 대상자 간 중다기초선설계(Multiple baseline across participants design, Gast, 

2010; Kazdin, 1982)를 사용하였다. 실험 조건은 각각 기초선, 중재, 유지의 단계로 동일하였으며 

기초선 기간 동안 학생 A가 연속해서 3회기 동안 목표 행동 수행이 낮은 수준으로 안정성을 

보이면 중재를 시작하고, 중재 실시 후 학생 A가 중재 기간 동안 목표 반응 수준이 안정된 경

향을 보일 때 학생 B의 중재를 시작하였다. 마찬가지로 학생 B가 중재 기간 동안 안정된 경향

을 보일 때 학생 C에 중재를 시작하였다. 이외의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종속변인의 변

화가 자기관리전략에 의한 변화임을 입증하였다. 권인순, 박지연(2008)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

상 학생들이 3회기 연속 80%의 수업 참여율을 보일 때 중재를 종료하였으며 대상 학생들 모두 

중재 종료 2주 후에 유지를 측정하였다.

2) 실험 절차

본 연구는 기초선, 중재, 유지의 세 단계로 진행하였고 각 단계마다 1∼3회기씩 특수학급의 

수학 시간에 일반화 여부를 측정하였다. 연구 시작 전에 대상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구 참여와 

비디오 자료 수집, 분석에 대한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1) 기초선

기초선 기간 동안에는 수업 시간에 사전 설명이나 중재 없이 수업 참여 행동에 대해 언어적 

촉진만 제공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에게 설정된 국어 시간(국어 시간은 각각 다름) 총 40분 중 

처음 5분, 수업 정리 10분을 제외한 25분 중에서 10분 동안 대상 학생들의 수업 참여 행동을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비디오는 교실 내 설치된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촬영되었으며 촬영한 동

영상 자료의 분석을 통해 기초선 단계의 수업 참여 행동을 측정하였다. 기초선 조건에서 참여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안정된 경향을 보일 때 중재를 실시하였다. 과제 수행 정확도와 관련

하여 중재 조건과 동일하게 학생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작된 활동지를 제공하

여 어떠한 중재 없이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재의 일반화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기초선 조건에서도 실험 상황이 아닌 수학 시간에 학생별로 수업 참여 행동을 측정하

였다. 

(2) 중재

중재는 응용행동분석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던 특수교사가 실시하였다. 정다은,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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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을 참고하여 중재는 직접교수법을 통한 자기관리전략 적용 훈련 단계와 자기관리전략 적

용 단계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① 자료 수집을 위한 관찰

기초선과 동일하게 특수학급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처음 5분과 수업 정리 10분을 제외한 25

분 중 5분이 지난 후부터 10분 동안 대상 학생들의 수업 참여 행동을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② 자기관리전략 적용 훈련 단계

자기관리전략 적용 훈련 단계에서는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관리전략을 

안내한 후, 전략 사용을 시범 보였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자기관리전략에 관해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후 사진이

나 동영상 캡처 사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태블릿 PC를 조작하면서 바람직한 행동을 변

별하도록 하였다<그림 2>. 바람직한 수업 참여 행동의 변별 이후 학생들은 자신의 수업 참여 

행동 목표를 결정하고 사진과 문장을 연결하며 자기점검표를 작성하였고<그림 3> 교사는 학

생들이 작성한 자기점검표를 태블릿 PC 화면에서 구동되도록 프로그래밍하였다. 또한, 선호 자

극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달성하여 사용할 자기강화제 목록을 교사

와 함께 결정하였다. 

목표를 설정한 후 교사는 직접교수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관리전략을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훈련시켰다. 학생들은 동영상과 사진을 보며 바람직한 수업 참여 행동을 모방하고 스마트 워치

의 진동에 따라 자기점검표에 ‘O, X’ 표시하는 방법, 태블릿 PC를 터치하여 자신이 얻은 ‘O’ 

만큼 하트를 얻는 방법을 교사의 시범에 따라 연습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의 수행을 관찰하며 

오류 발생 시, 피드백을 제공하고 다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접교수를 통한 자기관리전

략 훈련단계는 각 학생별로 기초선 측정이 끝난 후 특수학급에서 3회기 실시되었으며 교사의 

언어적 촉구와 포인팅을 통한 안내된 연습 단계에서 독립적으로 자기관리 전략을 연습하는 독

립된 연습 단계로 진행되었다. 

<그림 2> 바람직한 수업 참여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수업 참여 행동 변별하기



전현숙․박혜숙 / 태블릿 PC를 이용한 자기관리전략이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 113 -

<그림 3> 수업 참여 행동 목표 결정 및 자기점검표 작성

③ 자기관리전략 적용 단계

자기관리전략 사용 훈련 단계 3회기가 끝난 뒤 참여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에서 자기관리전

략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승희와 이소현(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스

마트 워치의 촉각적 촉진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수업이 시작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자기점검표에 적힌 바른 수업 행동을 따라 읽으며 목표를 확인하고 손목에 착

용한 스마트 워치가 울릴 때마다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여 자기점검표에 기록하였다. 학생이 자

기점검표에 기록하는 행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수행할 때까지 10초간 기다린 후 중재 초기에는 

“약속을 확인해 봅시다.”와 같은 언어적 촉구와 함께 포인팅으로 신호를 주었다. 중재 중간부터

는 언어적 촉구를 제공하지 않고 포인팅만 하여 점차 촉구를 용암 시켰다. 연구자는 수업 전 

연구자의 스마트 폰과 대상 학생의 스마트 워치를 블루투스로 연결하고 Glory fit의 애플리케이

션을 이용하여 수업 25분 동안 7∼8분의 간격으로 총 3회의 진동이 울리도록 설정하였다. 학생

들은 스마트 워치의 진동 알람이 울리면 자기점검표의 첫째 줄에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고 알람

이 2회 더 울리면 순서대로 자기점검표의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기록하였다. 이후 수업 종료 

후 자신이 얻은 ‘O’ 수를 자기점검표에 작성하고 얻은 ‘O’ 수만큼 자기평가 기록표가 구동된 

<그림 4> 연구에 적용된 자기평가 기록표와 태블릿 PC에서 구동된 자기평가 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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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 화면<그림 4>을 터치하여 ‘하트’를 획득하였다. 학생이 기준 이상의 ‘하트’를 얻은 

경우 교사와 함께 결정한 강화제 목록에서 강화제를 선택하고 수업 종료 직후인 쉬는 시간 또

는 점심시간에 강화제를 얻거나 사용하게 하였다<그림 5>.

자기점검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재 시작 후 연속 3회기 동안 연구자와 

대상 학생들의 자기점검표 일치율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녹화된 동영상을 확인하며, 대상 학

생들에 대한 점검표를 기록하고 연구자와 대상 학생들 간의 자기점검표 일치율이 80% 미만일 

경우 자기점검표에 기록하는 교수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3) 유지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학생들 모두 중재 종료 후 2주 후에 걸쳐 중재의 효과가 유지되는

지 측정하였다. 유지 평가는 연속 3회기 동안 기초선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하였으며 연구자

의 사전 설명 없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특수학급 국어 수업 참여 행동을 측정하였다.

(4) 일반화

자기관리전략을 통한 중재가 다른 수업 시간(수학 시간)에서도 일반화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든 실험 조건인 기초선, 중재, 유지 단계에서 각각 1∼3회기씩 일반화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

학 수업 시간은 교사의 강의를 듣고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한다는 면에서 

국어 수업 시간과 비슷한 조건이었으며 각 단계에서 일반화 자료를 수집한 것은 중재를 시작한 

후 행동 변화가 다른 상황에서도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7. 관찰자 간 신뢰도

관찰된 기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외에 제 2관찰자 1인을 선정하여 관찰자 간 

<그림 5> 연구에 적용된 자기강화제 목록 구동 화면(기준 달성 시/기준 실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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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주 관찰자는 연구자이며 제 2관찰자는 교직 경력 5년 이상의 일반교육 

전문가로 수업 참여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목표 행동의 정반응 및 오반응의 예를 숙지하

고 녹화된 수업 참여 영상을 관찰하며 주 관찰자인 연구자와 함께 훈련했다. 두 관찰자의 신뢰

도가 90%에 이르렀을 때 신뢰도 측정을 측정하였으며 스마트폰의 타이머 신호음을 듣고 기록

하였다. 대상 학생별로 모든 실험 조건인 기초선, 중재, 유지 단계에서 녹화된 자료 중 25%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도 대 시도 관찰자 간 신뢰도를 활용하였다(Cooper et al., 2019). 학생 A는 

평균 92.0(87.5-93.3), 학생 B는 평균 91.7(88.3-95.8), 그리고 학생 C는 평균 91.2(87.5-95.83)의 관찰

자 간 신뢰도를 보였다.

8. 중재 충실도

연구자가 정확하게 중재를 실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재 충실도를 측정하였다. 중재 충실

도에 대한 평가는 교직 경력 5년 이상의 일반교육 전문가 1인이 중재 절차의 내용과 중재 절차 

과정을 숙지한 후 실시하였다. 중재 충실도는 신지혜, 이숙향(2013)를 참고하여 중재 전 준비와 

중재 과정에서 적절성을 묻는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표시된 척도 값의 합을 전체 척도의 합

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는 공식으로 산출하였다. 대상 학생별 중재 충실도의 평균은 학생 A의 

경우 92.91%, 학생 B의 경우 91.66%, 학생 C의 경우 94.16%로 나타났다.

항목

준비
1. 필요한 환경을 미리 조성하였는가?

2. 필요한 도구 및 교구를 준비하였는가?

중재 과정

3. 학생이 올바른 수업 참여 행동을 확인하도록 하였는가?

4. 학생이 자기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가?

5. 학생이 자기평가 기록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가?

6. 학생에게 자기강화 기회를 제공하였는가?

7. 학생이 반응할 때까지 10초를 충분히 기다렸는가?

8. 학생이 오반응/무반응을 보였을 때 적절한 촉구를 제공하였는가?

<표 6> 중재 절차에 따른 중재 충실도 문항

9. 사회적 타당도

중재 종료 후 중재 목표의 중요성, 중재 절차의 적절성 및 용이성, 중재의 효과성 및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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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사회적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총 5가지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3점 척도로 평가하였

다. 평가는 관찰자 간 신뢰도 및 중재 충실도를 측정한 일반교육 전문가 1명과 본교 특수학급

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 보조인력 1인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일반교육 전문가의 경우 비고에 의

견을 제시하였다. 일반교육 전문가는 학생들의 자기관리전략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 행동

이 좋아지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효과적인 중재를 위해 

자기관리전략 적용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타당도 측정 결

과 다섯 항목에 걸쳐 전체 평균 2.9점을 얻었다.

Ⅲ. 연구 결과

1. 태블릿 PC를 이용한 자기관리전략이 초등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상 학생 3명에게 태블릿 PC를 이용한 자기관리전략을 적용한 결과 국어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들의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기초선에서 학생 A는 평균 22.77%, 

학생 B는 평균 17.95%, 학생 C는 평균 14.51%의 수업 참여 발생률을 보였으나 자기관리전략이 

적용되면서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기초선, 중재, 유지 조건 동안 각 

연구 참여 학생별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 평균과 범위, 과제 수행 정확률의 평균과 범위는 

<표 7>과 같으며 그래프는 <그림 6>과 같다.

구 분

기초선 중재 유지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

과제 수행

정확률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

과제 수행

정확률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

과제 수행

정확률

학생 A
평균

(범위)

22.77

(20∼25)
16.66

73.03

(60∼83.33)

74.99

(50∼100)

77.22

(75∼81.66)
83.33

학생 B
평균

(범위)

17.95

(16.66∼20)

11.1

(0∼16.6)

74.87

(62.5∼83.33)

74.99

(50∼100)

78.33

(75∼76.66)
83.33

학생 C
평균

(범위)

14.51

(13.33∼15.83)

4.16

(0∼16.6)

75.69

(67.5∼81.66)

91.66

(83.33∼100)

78.05

(72.5∼81.66)
83.33

*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은 주의집중과 과제 수행을 포함하여 측정되었다. 

<표 7> 연구 대상 학생별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 및 과제 수행 정확률의 평균과 범위(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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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구 대상 학생별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 및 과제 수행 정확률(%)

대상 학생 A의 경우, 기초선 평균 22.77% 중 기초선 1회기에서는 25%의 수업 참여 행동 발

생률을 보였지만 2∼3회기에 지속적으로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중

재가 시작하자 즉시 60%로 수업 참여 발생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재 기간 동안 8회

기, 10회기에 이전 회기 보다 소폭 감소한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을 보였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13회기에 중재 종료 기준인 80% 이상의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을 보였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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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에 78.33%로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이 감소하였으나 15회기부터 17회기까지 연속 3회기 

80% 이상의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을 보여 중재를 종료하였다. 중재 기간 동안 학생 A의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은 평균 73.03%였으며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이 충분

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지만 주의집중 및 과제 수행에 보이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해결에 어

려움을 보였던 객관식과 빈칸 채우기 과제를 제시했을 때, 기초선 평균 16.66%이었던 과제 수

행 정확률이 중재 평균 74.99%로 증가하였다. 

대상 학생 B의 경우, 기초선 평균이 17.95%로 기초선 기간 동안 소폭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을 보였으나 7회기부터 9회기까지 연속 3회기 동안 수업 참여 행동 발생

률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중재를 시작하였다. 중재가 시작되고 10회기에 62.5%로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0회기부터 20회기까지 수업 참여 행동 발

생률의 증가, 감소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 B의 경우 변화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재 기간 동안 학급 내 또래들 및 특수교육 보조 인력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결석으로 수업 환경이 변화하자 수업에 집중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 

그러나 중재가 지속될수록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19

회기에 중재 종료 기준인 80% 이상의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을 보였다. 21회기부터 23회기까

지 연속 3회기 80% 이상의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을 보여 중재를 종료하였다. 중재 기간 동안 

학생 B의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은 평균 74.87%였으며 학생 B 역시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과제 수행 정확률도 기초선 평균 11.10%에서 중재 기간 동안 평균 74.99%로 증

가하였다.

대상 학생 C의 경우, 기초선 평균이 14.51%로 연구 참여 학생 중 가장 낮은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을 안정적으로 보였다. 중재가 시작되자 67.5%의 수업 참여 발생률을 보여 즉각적인 변

화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중재가 시작된 13회기부터 16회기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7회

기에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이 67.5%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뇌전증이 있는 학생이 전날 

가정에서 발작을 일으켜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수업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8회기부터

는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이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22

회기에 중재 종료 기준인 80% 이상의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을 보이고 24회기까지 연속 3회기 

80% 이상의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을 보여 중재를 종료하였다. 중재 기간 동안 학생 C의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은 75.69%였으며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선 평균 4.16%

이었던 과제 수행 정확률은 중재 평균 91.66%로 증가하였다.

대상 학생 모두 중재가 시작되면서 수업 행동 발생률 및 과제 수행 정확률의 수준 변화가 

빠르게 나타났고 기초선 단계와 비교했을 때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기초선 

단계와 중재 단계의 반응 수준에서 반복되지 않은 자료점의 비율을 계산하여 중재 효과성을 알 

수 있는 Percentage of Nonoverlapping Data(PND, Tarlow & Penland, 2016)는 모든 학생들이 10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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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높은 중재 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태블릿 PC를 통한 자기관리전략이 지적장애 학생의 수

업 참여 행동 발생률 및 과제 수행 정확률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태블릿 PC를 이용한 자기관리 전략이 초등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 유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대상 학생들의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의 변화가 유지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재 종료 2주 후에 중재 효과 유지 정도를 측정하였다. 유지 기간 동안 학생 A는 77.22%, 학

생 B는 78.33%, 학생 C는 78.05%의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을 보였다. 특수학급에서 3회기 동안 

각 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 모습을 관찰한 결과 대상 학생 모두 중재 후반과 비슷한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이 유지되었다.

3. 태블릿 PC를 이용한 자기관리 전략이 초등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 일반화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대상 학생들의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의 변화가 일반화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초선, 중재, 유지 조건에서 대상 학생들의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을 1∼3회기 수학 시간에 측

정하였다. 일반화 조건 동안 각 연구 참여 학생별 수업 참여 발생률의 평균과 범위는 <표 8>

과 같다.

구 분
기초선 중재 유지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

학생 A 평균(범위) 15 65.83 (62.5∼70) 66.7

학생 B 평균(범위) 10 62.77 (58.3∼70) 70

학생 C 평균(범위) 5 61.62 (56.5∼68.33) 65

<표 8> 일반화 조건 동안의 연구 대상 학생별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단위: %)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수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한 

자기관리전략을 활용하여 지적장애 학생들의 수업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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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관리전략은 단일 요소가 아닌 4가지 복합적인 패키지로 적용하였으며 지적장애 학생들

의 흥미와 동기유발을 위해 태블릿 PC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에 참여한 3명의 학생 모

두 중재가 시작되기 이전의 기초선 기간에는 낮은 수업 참여 행동을 보였지만 태블릿 PC를 이

용한 자기관리전략 중재 이후 모든 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이 증가하였고 일반화되었으며 중재

가 종료한 이후에도 증가한 수업 참여 행동이 유지되었다. 

기초선 기간 동안 낮은 수업 참여 행동을 보인 지적장애 학생들이 중재가 시작되고 높은 수

업 참여 행동을 보인 것은, 자기관리전략이 지적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된 선행연구(권인순, 박지연, 2008; 손정희, 허유성, 2014; 신지혜, 이숙향, 2013; 

조민회, 전혜인 2011)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자기관리전략을 적

용함으로써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하고 유지하는 것은 특수교육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

기관리전략을 통해 교수 상황에서 습득한 행동을 자연적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고 다양한 맥락에서 수행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Koegel, Harrower, & Carter, 1999). 

자기관리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관리전략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의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Wehmeyer, 1999). 

본 연구의 태블릿 PC를 이용한 자기관리전략이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을 향상

시키며 유지시키는 데 영향을 준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자기관리전략을 단

일 요소가 아닌 4가지의 복합적인 패키지로 활용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스스로 정하는 목표설정, 자신의 수행 정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자기점검, 자신의 수행

을 설정한 준거와 비교하는 자기평가, 목표 달성 시 스스로 선택한 강화제를 제공하는 자기강

화의 요소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자기관리전략을 실행하였는데 이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해 자기

관리전략을 적용할 때 단일 요소가 아닌 모든 요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

다는 결과와 일치한다(Lovett & Haring, 1989; 조민회, 전혜인, 2011).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수

업 행동을 관찰하며 점검함으로써 목표 행동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킨 것은 지적장애 학생이 보

이는 부주의한 행동을 감소시키고 수업 참여 행동을 증가시킨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자기점검 결과를 시각적으로 요약한 막대그래프와 자기평가, 그리고 강화제를 스스로 선

택할 수 있는 절차는 자기관리전략 패키지의 요소로서 수업 참여 행동을 증가시킨 동기적 변인

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기관리전략 훈련 단계를 제공한 점이다. 본 연구의 자기관

리전략 훈련 단계에서 학생들은 바람직한 수업 참여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변별하여 자신

의 목표 행동을 설정하고 자기점검 및 자기평가 방법을 연습하였다. 이는 중재 프로그램에 훈

련 단계를 포함하여 수업 참여 행동을 증가시킨 선행연구(박명숙, 유은정, 2011; 정다은, 김은경, 

2020) 결과와 일치한다. 지적장애 학생들의 단기 기억력과 인지기능은 학생들이 전략을 습득하

고 숙달하는 데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을 수 있어 자기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자기관리전략 훈련 단계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시범 및 안내에 따라 자기관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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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중재 회기에서 순조롭게 자기관리전략을 사용하

였다. 반복된 훈련을 통한 자기관리전략의 원활한 사용은 수업 참여 행동을 증가시키는 데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태블릿 PC를 자기관리전략 도구로 사용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관리전략의 4가지 구성요소인 목표설정, 자기점검, 자기평가, 자기강화와 태블

릿 PC를 결합하였다. 학생들은 목표설정 단계에서 태블릿 PC를 조작하며 바람직한 수업 참여 

행동을 변별하고 사진과 문장을 연결하여 자기점검표를 제작하였다. 자기점검 단계에서는 스마

트 워치의 진동 알림에 따라 태블릿 PC 화면에 구동된 자기점검표에 행동 발생 유․무를 표시

하며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였고 태블릿 PC의 막대그래프를 채우며 자신의 행동을 수행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강화제를 스스로 선택할 때에도 태블릿 PC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태블릿 PC를 도구로 자기관리전략 패키지가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수업 상황에서 학생에게 효

율적으로 자기관리전략을 적용할 수 있었다. 이는 태블릿 PC를 중재 도구로 활용하여 수업 참

여 행동, 수업 준비 행동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선행연구(신지혜, 이숙향, 2013; 한승희, 

이소현, 2017)의 결과를 지지한다. 넷째, 스마트 워치의 진동 알람을 자기점검표 기록을 위해 촉

각적 촉진 방법으로 활용한 점이다. Amato-Zech(200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각적 촉진 자료

는 수업에 함께 참여하는 또래를 방해하고 연구 참여 학생에게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한승희, 이소현,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자기점검표를 

기록하기 위해 촉각적 촉진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국외에서 사용하는 Motivaider 대신 구매와 

연구 목적에 따른 조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스마트 워치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은 스마트 워치 

착용을 흥미롭게 여겼고 진동 알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마트 워치 진동에 

의한 촉진을 통해 수업 방해 위험을 줄였으며, 수업 상황에 자연스럽게 적용된 점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 행동을 높이고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수학급에 배치된 

세 명의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이므로 연구 결과를 다른 지적장애 학생에게 일

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중재 종료 2주 후에 중재 효과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중재 결과 향상된 지적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이 통합학급 환경에서 일반화

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째, 수업 활동과 성격이 매 수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

정 수업 시간에 요구되는 수업 참여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변수가 있었다. 또한 특수학급의 

운영 특성상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또래에 따라 수업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에 수업 활동, 

성격, 환경을 유사하게 사전에 조정하기 어려웠다는 제한점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수업 참

여 행동 발생을 측정하기 위해 5초 간격의 전체간격기록법을 사용하였는데 기록법의 특성상 4

초 동안 목표 행동이 수행되었으나 1초간 수업 참여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수업 참여 

행동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수업 참여 행동이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다. 

다섯째, 교사와 학생의 자기점검표 일치율을 중재 초기에만 확인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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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대상 학생들이 작성한 자기점검표 일치율을 확인하고 일치율이 80% 미만인 경우 자기점

검표 기록 교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중재 시작 후 연속 3회기 동안만 일치율을 확인하

였으므로 학생이 작성한 자기점검표의 정확도가 낮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수학급에 배치된 초등학교 지적장애 학생 3명을 대상으로 특수학급 내에서의 

수업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장애 유형, 다양한 환경에서 일반화되는

지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목표설정, 자기점검, 자기평가, 자기강화로 

구성된 자기관리전략 패키지를 활용했기에 자기관리전략의 각 요소를 분석하여 어떤 요소가 수

업 참여 행동에 가장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반교육 전문가 1인과 특수교육 보조인력 1인을 대상으로만 사회적 타당도를 평가하였기에 중

재가 임상 및 현장에서 의미 있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통합학급 교사, 특

수교사 등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개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타당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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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elf-management strategies using tablet PC

on class participation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eon, Hyeonsuk (Cheongju Seowon Elementary School)

Leepark, Hyesuk*(Kong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management strategies using tablet pc on 

class participation behaviors of elementary school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nrolled in special classes at general schools, 

and the target behavior was class participation behavior defined as attention-concentration and task 

performance behavior. As an independent variable, a self-management strategy which included self-monitoring, 

self-evaluation, and selecting reinforcers was applied using a tablet PC and a smart watch. Multiple baseline 

across participants design was used for the research design. The study was carried out in the order of 

baseline, intervention and maintenance. Class participation behavior was measured using a whole interval 

recording and accuracy of task performance, event recording. The intervention was conducted during 

literacy classes and generalization of the behavior change was tested during math class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ncidence of class participation behavior and accuracy of the task performance increased. 

The intervention effect was maintained even after the intervention was terminated and generalized.

Key words : Intellectual disabilities, Self-management strategy, Class participation behavior, Tablet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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