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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주의환기 보상전략 시스템이 발달장애인의 데이터 
라벨링 작업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분석

Effect Analysis of a Artificial Intelligence Attention 
Redirection Compensation Strategy System on the Data 

Labeling Work Attention Concentration of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하용만*, 장종욱**

Yong-Man Ha*, Jong-Wook Jang**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주의환기 보상전략 시스템이 발달장애인의 데이터 라벨링 작업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의집중력의 척도로는 세션별 작업 정확도와 작업수행량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중재가 적용된 
후 연구대상자 모두 자율작업 대비 주의집중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장
애인의 데이터 라벨링 작업 중 주의집중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이 발달장애인의 데이터 라벨링 작업 정확도를 향상하여 학습데이터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발
달장애인의 데이터라벨링 관련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본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attention redirection compensation
strategy system on the data labeling work attention concentration by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ask accuracy and task performance for each session were used as measures of attention
concentr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after the intervention was appli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attention concentration was observed in all study subjects compared to self-serving task. These results 
mean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attention spa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uring data labeling tasks. This study shows that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an improve the quality of learning data by improving
the accuracy of data labeling task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is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related to data labeling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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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발달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
성 장애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발달장애는 그 특성상 주
의집중력의 부족 또는 과잉의 문제와 자기 통제력의 결
함[1]의 문제를 보이는데, 이는 낮은 작업 효율성으로 이
어져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직업이 더 세분화되고 
업무 간 초연결성이 강조되는데[15], 발달장애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은 이들의 취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주의환기 보상
전략 시스템이 발달장애인의 주의집중력 향상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딥
러닝 기반의 주의 환기 보상 전략 시스템은 자기 관리전
략에서 제시하는 자기점검, 자기평가, 보상의 영역과 켈
러의 지각적 주의 환기 전략에서 제시하는 시청각적 매
체의 활용, 스토리텔링 및 정서적 연결영역을 참조하여 
저자들이 독자적으로 고안한 시스템[8]으로서, 저자들의 
선행연구에서 발달장애인의 작업생산성 효과 비교에서도 
사용했던 방법이다. 그리고 교실이 아닌 실제 기업체에
서 본 시스템을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인공
지능 기술이 데이터 라벨링 작업의 주의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방향으로서의 컴퓨팅 
교육의 중요성[9]은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본 연구가 이러한 접근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II. 본  문

본 연구에서는 자율작업을 기준선으로 하여, 사람과 
인공지능의 중재에 따른 주의집중력 효과의 크기를 비
교, 분석하기 위해 작업정확도와 작업수행량을 척도로 
사용하였다. 작업정확도는 작업을 점수화하여 측정하였
는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공지능 자동 채점 
방식은 컴퓨터 비전, 객체 탐지 등의 분야에서 두 영역의 
겹침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기법인 Intersection 
over Union(IoU) 기법[3]을 사용하였으며, 사전에 제공
된 정답 데이터셋과 연구대상자의 실제 작업 데이터 사
이의 중첩 정도를 정량화하여 점수로 나타내었다. 

              ∪

∩


   수식표현 

중재에 따른 작업정확도의 효과 분석은 단일대상 연구
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재 효과분석 방법인 비중복비율
(PND: Percentage of Non overlapping Data) 기법
을 사용하였다. 비중복비율(PND) 기법은 단일대상 연구
에서 기초선과 중재 단계 간의 비중복 데이터 비율을 측
정하여 효과 크기를 나타내는 방식[11]으로 단일대상 연구
의 효과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이다[12]. 

 
 중재 실시된 전체 회기수

중재단계에서 기초선의 최고값보다 높은 값의 개수
× 

비중복비율 계산방법

PND 값이 90%를 초과한다면 중재 프로그램이 참가
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것을 의미하며, 70~90%의 
PND 값은 다소간 효과적인 중재, 50~70% 사이에 있다
면 효과가 낮은 중재, 50% 미만이면 중재 프로그램이 참
여 대상자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한다[13]. 그리
고 단위 실험 회기당 완수한 작업량을 토대로 하나의 작
업을 완수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여 작업수행량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실험 방법은 한 명의 연구대상자를 직무지도원과 연구
책임자가 동시에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자율적
인 작업 방식은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작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 다음, 일체의 간섭없이 연구대상자 스
스로 30분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직무지도원과 연구
책임자는 관찰만 진행하였다. 사람이 중재하는 방식의 
경우는 자율적인 작업 환경과 같은 상황에서 직무지도원
이 연구대상자의 옆에 앉아서 작업을 도와주면서 관찰실
험을 진행하였다. 인공지능 중재의 경우는 자율작업 방
식과 마찬가지로 연구대상자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직무지도원과 연구책임자는 관찰만 진행하였
다. 이때 작업자의 작업속도와 작업정확도에 따라 10분
마다 한 번씩 작업 독려 또는 응원 메시지를 연구대상자
의 PC 화면에 보여주었다. 작업자는 메시지를 읽은 후 
PC 화면 하단에 있는 [네, 알겠습니다.]라는 버튼을 클릭
하고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다. 작업 종료 후, 자
기 목표를 달성하면 그에 따른 보상 포인트가 지급되도
록 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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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대상자 A의 자율작업, 직무지도원 중재, 인공지능
중재에 따른 평균점수 비교(바운딩박스작업) 

Fig. 1. Comparison of mean scores according to 
research subject A's self-serving task, and job 
supervisor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vention
(bounding box task)

그림 2. 연구대상자 B의 자율작업, 직무지도원 중재, 인공지능 
중재에 따른 평균점수 비교(바운딩박스작업) 

Fig. 2. Comparison of mean scores according to 
research subject B's self-serving task, and job 
supervisor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vention
(bounding box task)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수행한 자율작업(기초선)
과 두 가지 중재 방식, 즉 직무지도원의 중재와 딥러닝 
기반 주의환기 보상전략 시스템의 중재에 따른 작업정확
도 효과 크기를 PND 값을 사용하여 각각 비교 분석하였
다. 또한, 단위 실험 회기당 완수한 작업량과 작업정확도
를 통해 주의집중력의 효과 크기를 분석하였다. 주의집
중력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단위 작업당 소요 시간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4]. 또한, 중재 효과에 따른 주의집
중력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명의 연구대상자가 수행한 
바운딩박스 작업과 폴리곤 작업의 정확도를 이용하여, 
자율작업 대비 두 가지 중재 방식의 효과를 PND 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8]. 또한, 각 그룹의 작업량 평균과 
작업정확도의 표준편차를 통해 각 중재에 대한 주의집중
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III. 연구 결과

먼저, 자율작업을 기초선으로 한 연구대상자 A에 대
하여, 바운딩박스 작업에 대한 PND 값은 직무지도원 중
재가 0%, 인공지능 중재가 20%로 나와 중재에 따른 작
업정확도 점수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
상자 A의 폴리곤 작업에 대한 PND 값은 직무지도원 중
재가 40%, 인공지능 중재가 60%로 나와 인공지능 중재
에 따른 작업정확도 점수의 효과만 미비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율작업을 기초선으로 한 연구대상자 B에 
대하여, 바운딩박스 작업에 대한 PND 값은 직무지도원 
중재가 0%, 인공지능 중재가 20%로 나와 중재에 따른 
작업정확도 점수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 B의 폴리곤 작업에 대한 PND 값은 직무지도원 
중재가 0%, 인공지능 중재가 0%로 나와 두 중재에 따른 
작업정확도 점수의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발달장애인은 작업 시 중
재의 여부와 무관하게 작업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
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는 데 걸
리는 시간은 중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에서 연구대상자 A의 경우, 작업정확도의 척도
인 작업점수 평균은 자율작업이 83.99점, 직무지도원 중
재가 78.89점, 인공지능 중재가 87.13점으로 인공지능 
중재 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
성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자율작업의 경우는 작업 1개
를 완수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140초이고 작업점수의 표
준편차 평균이 5.97점이며, 직무지도원의 중재는 작업 1
개를 완수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48초이고 작업점수의 표
준편차 평균이 9.62점이며, 인공지능 중재는 작업 1개를 
완수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42초이고 작업점수의 표준편
차 평균이 6.11점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
추할 수 있다.

먼저 작업점수의 표준편차는 자율작업에 비해 인공지
능 중재 시 평균이 5.97점에서 6.11점으로 약간 증가했
지만 차이가 극히 미미했고, 직무지도원의 중재 시에는 
표준편차가 5.97점에서 9.62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인공지능 중재가 직무지도원 중재보다 작업 성과의 일관
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작업 소요 시간의 경우, 자율작업에 비해 두 
중재 모두 작업을 완수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크게 감소
했다. 자율작업 대비 사람의 중재는 작업 시간을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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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대상자 B의 자율작업, 직무지도원 중재, 인공지능 
중재에 따른 평균 점수 비교(폴리곤작업) 

Fig. 4. Comparison of mean scores according to 
research subject B's self-serving task, and job
supervisor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vention 
(polygon task)

그림 3. 연구대상자 A의 자율작업, 직무지도원 중재, 인공지능
중재에 따른 평균 점수 비교(폴리곤 작업) 

Fig. 3. Comparison of mean scores according to 
research subject A's self-serving task, and job
supervisor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vention 
(polygon task)

단축했고 인공지능 중재는 작업 시간을 333% 단축하였
다. 작업효율성 향상을 위한 주의집중력을 시간, 노동 또
는 자원과 같은 투입 단위당 생산된 출력량으로 측정되
는 생산성 판단 척도[5]로 볼 때, 사람과 인공지능의 중재
는 둘 다 매우 효과가 크며 특히, 인공지능의 중재 시 더 
높은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에서 연구대상자 B의 경우, 작업정확도의 척도
인 작업점수 평균은 자율작업이 73.96점, 직무지도원 중
재가 75.14점, 인공지능 중재가 76.01점으로 인공지능 
중재 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는 않았다. 또한, 자율작업의 경우 작업 1개를 완
수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94초이고 작업점수의 표준편차 
평균이 10.71점이며, 직무지도원의 중재는 작업 1개를 
완수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43초이고 작업점수의 표준편
차 평균이 8.97점이며, 인공지능 중재는 작업 1개를 완
수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36초이고 작업점수의 표준편차 
평균이 9.7점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작업 소요 시간의 경우, 자율작업에 비해 직무지도원
의 중재와 인공지능 중재를 통해 작업을 완수하는 데 소
요된 시간이 크게 감소했다. 자율작업 대비 사람의 중재
는 작업 시간을 219% 단축했고 인공지능 중재는 작업 
시간을 261% 단축하였다. 연구대상자 B의 경우, 두 중
재 모두 작업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작업시간을 크게 단
축하여 주의집중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에서 연구대상자 A의 경우, 작업정확도의 척도
인 작업점수 평균은 자율작업이 62.78점, 직무지도원 
중재가 68.84점, 인공지능 중재가 75.97점으로 인공지
능 중재 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중재의 

PND 값은 40%와 60%로 나타나 인공지능 중재의 경우 
작업정확도 향상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자율작업은 작업 1개를 완수하는데 소요된 시
간이 300초이고 작업점수의 표준편차 평균이 10.83점
이며, 직무지도원의 중재는 작업 1개를 완수하는데 소
요된 시간이 110초이고 작업점수의 표준편차 평균이 
7.73점이며, 인공지능 중재는 작업 1개를 완수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78초이고 작업점수의 표준편차 평균이 
6.25점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작업점수의 표준편차는 자율작업에 비해 두 중재 
모두 상당한 점수 하락을 보여 중재가 작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인공지
능 중재의 경우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작업 
소요 시간의 경우, 자율작업에 비해 두 중재 모두 작업을 
완수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크게 감소했다. 자율작업 대
비 사람의 중재는 작업 시간을 273% 단축했고 인공지능 
중재는 작업 시간을 385% 단축하였다. 연구대상자 A의 
경우, 두 중재 모두 작업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작업시
간을 크게 단축하여 주의집중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 중재는 작업의 정확도와 효율성 모두에
서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왔으며, 작업 일관성 유지에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중재가 난이도
가 높은 폴리곤 작업의 경우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림4에서 연구대상자 B의 경우, 작업정확도의 척도
인 작업점수 평균은 자율작업이 42.13점, 직무지도원 중
재가 50.45점, 인공지능 중재가 72.84점으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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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시 작업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나의 작업을 
완수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자율작업은 196초이고, 작업
점수의 표준편차 평균이 13점이며, 직무지도원의 중재는 
작업 1개를 완수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107초이고 작업
점수의 표준편차 평균이 15.77점이며, 인공지능 중재는 
작업 1개를 완수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59초이고 작업점
수의 표준편차 평균이 7.02점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작업점수의 표준편차는 자율작업에 비해 인공지
능 중재 시 상당한 점수 하락을 보여 인공지능 중재가 작
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작업 소요 시간의 경우, 자율작업에 비해 두 중
재 모두 작업을 완수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크게 감소했
다. 자율작업 대비 사람의 중재는 작업 시간을 183% 단
축했고 인공지능 중재는 작업 시간을 332% 단축하였다. 

연구대상자 B의 경우, 두 중재 모두 작업정확도의 점
수가 올라갔다. 특히 인공지능 중재는 작업의 정확도와 
효율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왔으며, 작업 일
관성 유지에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공지
능 중재가 난이도가 높은 폴리곤 작업의 경우 주의집중
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I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장애인의 데이터 
라벨링 작업 중 주의집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발달장애인이 수행한 데이터 라
벨링 작업 중 자율작업(기초선)과 두 가지 중재 방식, 즉 
직무지도원 중재와 인공지능 중재에 따른 작업정확도의 
개선효과를 PND 값을 사용하여 각각 비교 분석하였으
며, 작업완수시간 비교, 작업점수의 표준편차를 이용하
여 작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각각 비교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선인 자율작업과 두 중재에 따른 작업정확
도의 PND 값은 연구대상자 A의 경우 폴리곤 작업에서
의 인공지능 중재만 미미하나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나머지는 작업정확도에 대한 중재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B의 경우는 모든 실험에서 
PND 값을 통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대상자 A의 폴리곤 작업에 대한 작업정확
도를 보면 자율작업 대비 사람과 인공지능의 중재가 개

입 시 평균 점수가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정도였다. 하지만 한 회기당 완료한 
작업량을 살펴보면 자율작업 대비 사람과 인공지능의 중
재가 있을 때, 작업량이 월등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공
지능 중재 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주의집중력을 
투입된 단위 시간당 생산된 출력량으로 평가하였을 때 
연구대상자 A의 경우, 사람과 인공지능의 중재는 둘 다 
매우 효과가 크며 특히, 인공지능의 중재 시 더 높은 효
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자 B의 폴리곤 작업에 대한 작업정확도
를 보면 자율작업 대비 두 중재 모두 평균 점수가 향상되
었으며 인공지능 중재의 경우, 작업점수가 173% 향상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회기당 완료한 작업량을 
살펴보면 자율작업 대비 사람과 인공지능의 중재 시 작
업량이 월등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공지능 중재 시 
330%의 향상을 보였다. 연구대상자 B의 경우, 작업점수
와 작업량에 있어서 사람과 인공지능의 중재는 둘 다 매
우 효과가 크며 특히, 인공지능의 중재 시 더 높은 효과
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생의 특성, 행동 등을 분석
하고 교육생 정보에 대한 개별화된 데이터를 도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생에 적합한 개별화된 학습을 제공하
고[7] 교육생 맞춤형 피드백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한다[10]

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하겠다. 반면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중재는 소모적이면서도 발달장애인에게 
논리적인 적용의 한계가 있고, 모든 행동에 대한 관찰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며, 끝으로 중재자의 존재가 바람직
한 행동을 유도하는 식별 자극으로 기능할 수 있는 단점
이 있다[14].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인의 직업 유지를 위
한 국가 차원의 지원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이 효과적
인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교적 작업 난이도가 높은 폴리곤 작업에서 딥러
닝 기반 시스템의 중재 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기관리 전략을 통해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POS기 사용 직무 능력의 향상을 입증한[6] 선행연구의 결
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주의환기 보상전략 
시스템이 발달장애인의 데이터 라벨링 작업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인공지능 중재는 특히 
폴리곤 작업과 같이 난이도가 높은 작업에서 주의집중력
과 작업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장애인의 작업 능력을 개선하
고, 특히 복잡한 작업에서 중재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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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발달장애인의 직업 훈련 및 
유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
로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발달장애인의 직업 훈련에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1] Yang-Hee Baek, Hyun-Jung Kim, A Case Study on an 
Arts Therapy’s Effectiveness on improving Attention 
of Adolesc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KAPA, 
10(4), pp. 1-30, 2014.
UCI: G704-SER000010492.2014.10.4.010

[2] Tae-woo Ha, Jin-hyeok Choi, The Effects of 
Self-Monitoring Checklist containing Self-Management 
Intervention on Work Productivity for Student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who placed in special schools’ 
majoring courses, KABA, 8(2), pp. 129-149, 2021.
https://doi.org/10.22874/kaba.2021.8.2.129

[3] Xuefeng Ni, Ziji Ma, Jianwei Liu, Bo Shi, Hongli Liu. 
Attention Network for Rail Surface Defect Detection 
via Consistency of Intersection-over-Union(IoU)-Guided 
Center-Point Estimation. IEEE Trans. Industrial 
Informatics, 18(3):1694-1705, 2022. 
https://doi.org/10.1109/TII.2021.3085848

[4] Analyses of Work Efficiency of a Strawberry-Harvesting 
Robot in an Automated Greenhouse, Seungmin Woo, 
Daniel Dooyum Uyeh, Junhee Kim, Yeongsu Kim, 
Seokho Kang, Kyoung Chul Kim, Si Young Lee, 
Yushin Ha, Won Suk Lee, Agronomy-10-01751-v2 (1), 
2020, 11, pp.1-20.
https://doi.org/10.3390/agronomy10111751

[5] V. O. Filatov, M. A. Yerokhin, Improved Multi-Objective 
Optimazation in Business Process Management Using 
R-NSGA-II, e-ISSN 2313-688X Radio Electronics, 
Computer Science, Control. 2023.10, No 3 , 
pp.187-195.
https://doi.org/10.15588/1607-3274-2023-3-18 

[6] Soo-Jeong Lee, Jin-Ho Kim, The Effect of Community- 
based Vocational Training Applying Self-management 
Skills on POS(Point-Of-Sale) Skills Acquisition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al Disabilities: A Case,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2(4), pp. 
133-159, 2018. 
https://doi.org/10.15861/kjse.2018.52.4.133

[7] Hyen-Su LEE, Jung-Yi Kim, Development of Story 
Recommendation through Character Web Drama 
Cliche Analysis, JIIBC, 23(4), pp. 17-22, 2023.
https://doi.org/10.7236/JIIBC.2023.23.4.17

[8] Yong-Man Ha, Jong-Wook Jang, Effect Analysis of the 
of a Deep Learning-Based Attention Redirection 

Compensation Strategy System on the Data Labeling 
Work Productivity  of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IBC), Vol. 24, No. 
1, pp.175-180, 2024
https://doi.org/10.7236/JIIBC.2024.24.1.175

[9] Sun-Mi Park, Analysis of the Awareness and Need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for Developing of Young 
Children’s Creativity Program Using Physical 
Comput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5 pp. 89-97,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5.89 

[10] Malik, G., Singh, R. P., Behera, B. K., & Panigrahi, P. 
K, First Experimental Demonstration of Multi-Particle 
Quantum Tunneling in IBM Quantum Computer. 
Indian nstitute of Science Education and Research 
Kolkata. 2019.

[11] Aurelien Garivier, Emilie Kaufmann, Non-Asymptotic 
Sequential Tests for Overlapping Hypotheses and 
Application to Near Optimal Arm Identification in 
Bandit Models.  arXiv:1905.03495v2 18, 2019.
https://doi.org/10.48550/arXiv.1905.03495

[12] Maggin, D. M., Swaminathan, H., Rogers, H. J., 
O'keeffe, B. V., Sugai, G., & Horner, R. H, A 
generalized least squares regression approach for 
computing effect sizes in single-case research: 
Application exampl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9(3), pp.301-321, 2011.
https://doi.org/10.1016/j.jsp.2011.03.004

[13] Mandal, M. K., Asthana, H. S., & Maitra, S., Right 
Hemisphere Damage Impairs the Ability to Process 
Emotional Expressions of Unusual Faces. Sage 
Journals, 22(2), pp.167-176, 1998.
https://doi.org/10.1177/01454455980222004

[14] Briesch, A. M., & Chafouleas, S. M, Review and Analysis of 
Literature on Self-Management Interventions to Promote 
Appropriate Classroom Behaviors (1988-2008).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4(2), pp. 106-118, 2009.
https://doi.org/10.1177/0145445509348551

[15] Hee-Eun Nam, Jeong-Won Baik, Yu-Jin Im, Social 
Welfare Educ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7 pp. 46-53, 2020.
https://doi.org/10.5762/KAIS.2020.21.7.46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IBC)
Vol. 24, No. 2, pp.119-125, Apr. 30, 2024. pISSN 2289-0238, eISSN 2289-0246

- 125 -

저 자 소 개

하 용 만(정회원) 
∙ 동의대학교 인공지능학과 박사과정 

주식회사 필즈 대표이사
∙ E-Mail : coreamath@daum.net
∙ 관심분야 : 인공지능, 오토라벨링 

발달장애

장 종 욱(종신회원) 
∙ 동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E-Mail : jwjang@deu.ac.kr
∙ 관심분야 : 유무선 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