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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에 대한 웰다잉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문 정ㆍ차선경*ㆍ정성원

극동 학교 간호학과, *선문 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a Well-dying Program on Nursing Students

Hyunjung Moon, R.N., Ph.D., Sunkyung Cha, R.N., Ph.D.* and Sungwon Jung, R.N., Ph.D.

Department of Nursing, Far East University, Eumseong,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Sunmoon University, Asan, Korea

Purpose: We examined the effects of a well-dying program on nursing students in terms of death preparation, 
death recognition and perception of well-dying perception. Methods: The design of this study was quasi- 
experimental and non-synchronized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nursing 
students: 32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6 in the control group. The well-dying program was consisted of 
five sessions: introduction, thinking about meaning of death, organizing things to do before dying, looking back 
on my life, and leaving a trail of my life. Descriptive analysis, t-test, χ2 test and ANCOVA were used with 
SPSS 18.0 program to analyze the data. Results: After attending the program, a difference was observed in death 
preparation of the experimental group (t=2.61, P=0.014). The death recognition (F=154.15, P＜0.001) sc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perception of well-dying (F=0.11, P=0.747). Conclusions: The well-dying program helped 
nursing students build positive death recognition.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a death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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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구나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언젠가

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죽음을 하나의 삶의 과정이

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죽음에 해 회피하거나 

공격 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과 더불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를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며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성숙한 인간의 태도

이며(1), 모든 생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업이다(2).

특정한 시기가 아닌 모든 세 에 걸친 죽음과 련된 

교육은 생명윤리와 존엄을 토 로 구성되어야 하며(3), 

최근에는 죽음에 한 이러한 인식변화의 일환으로 생

의 마지막 순간들을 의미 있게 맞을 수 있는 죽음 즉, 

웰다잉(well-dying)에 한 심과 사회  요구가 두되

고 있다(4). 웰다잉은 웰빙(well-being)과 상 인 개념으

로 죽음을 삶의 연속선상에서 개념화하여 잘 죽어가는, 

행복하게 죽어가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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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는 좋은 죽음(good death), 품  있는 죽음(dying with 

dignity) 등이 있다(5).

Chochinov(6)는 웰다잉을 구성하는 요소로 증상 조 , 

죽음 비, 삶의 마감 는 완성의 기회, 의료진과의 좋

은 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품  있는 죽음에 한 질 연구에 

따르면(7) 기계  장치에 매달리지 않는 죽음, 자연에 

순응하는 죽음, 가족과 함께 하는 죽음, 의미 있는 죽음, 

자기 괴 이 아닌 죽음, 의료 문가의 공감  도움을 

받는 죽음으로 설명하 다. 

보건의료분야에서 근무하게 될 휴먼서비스 공분야 

학생의 웰다잉에 한 올바른 지식과 공감  태도는 

상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연결될 것이며, 품  

있는 죽음과 련하여 생의 의미와 통합에 한 향

을 미칠 수 있다(8).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당사자와 마

찬가지로 의료진 역시 죽음에 한 인식이 바로서야 하

며, 간호사가 죽음에 하여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돌보는 태도와 간호수행이 달라질 수 있다(9).

다른 나라에서는 , , 고등학교와 학교에서 일

부터 죽음교육이 이루어져 왔지만(10) 우리나라에서는 

졸업 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

학 교과과정에도 존엄사, 무의미한 연명 치료의 단 

등을 일부 교과에서 다루고 있을 뿐 제도권 내의 죽음

에 한 교육은 미비하며, 죽음을 앞에 둔 환자나 노인

을 상으로 하는 교육이 부분이고 근래에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11-14).

간호 학생들은 죽음에 해 활동의 끝, 생을 잃어버

리는 것이라는 부정 인 의미를 부여하고, 무서움과 두

려움 등의 불쾌한 정서로 느낄 수 있기에 임종간호를 

제공하는데 필수 인 죽음에 한 정  태도를 가지

도록 하기 하여 죽음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15).

Kim과 Kim(16)의 연구에서 간호 학생들의 죽음교육

에 한 요구도(91.0%)가 높았는데 약 64.0%의 간호

학생은 죽음과 뇌사, 호스피스 등의 정확한 의미에 

한 교육을 원하 고, 에 들어가거나 유언장을 써보는 

간 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선호하 다. 

따라서 죽음에 한 간 체험을 기반으로 한 교육 로

그램을 개발하고 학부과정에 도입하여 죽음에 한 

정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간호 학생은 죽음에 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

구를 가지고 있지만 죽음에 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과 연

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죽음으로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죽음에 한 정 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 교육

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17). 

선행연구에서 간호 학생에게 3주에 걸쳐 6회의 죽

음교육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죽음불안을 감소시키

고 임종간호태도를 정 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으며(18),  다른 간호 학생을 상으로 주 1회씩 

총 5주간 800분의 죽음 비교육을 실시한 결과 삶의 만

족도에서 일부 정 인 변화가 있었다(13). 간호 학생

에게 생애 말 간호(End-of-Life Nursing Education Consortium, 

ELNEC)를 토 로 한 호스피스교육을 주당 4시간씩 7주

간 총 28시간 동안 실시한 결과 통증과 증상 리, 철학

의 원리 역에서 지식이 증가하 고, 죽음에 한 태

도도 정 인 변화가 있었다(15).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로그램이 죽음 는 임종간호에 한 태도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는데, 죽음이 생의 과정 

 가장 마지막 단계이고 구나 한번만 경험하는 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에게 죽음 비

에 한 올바른 인식 함양 로그램도 요구된다. 한 

죽음 련 교육의 효과는 상자와 교육기간  방법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므로 상자의 특성을 반 하여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죽음 련 교육 로그램의 내

용은 간호사 자신의 죽음에 한 생각을 형성하도록 하

기 보다는 임종하는 환자의 죽음과 재 등에 을 

두고 있으며(19), 죽음 련 교육의 효과는 단 시간에 형

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간호사가 되어 죽음에 

직면한 상자를 돌보게 될 간호 학생을 상으로 간

호교육 과정의 기부터 죽음에 하여 정 인 태도

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변의 죽음을 경험하기 힘든 청

년기에 속하지만 향후 임상실습교육과정에서 임종에 

가까운 환자를 하게 될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에게 5

회기의 워크  형태의 웰다잉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고 제공하여 자신의 죽음에 해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죽음 비와 죽음  웰다잉

에 한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 다.

2.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을 상으로 웰다잉 교

육 로그램을 용하여 죽음 비와 죽음  웰다잉에 

한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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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웰다잉 교육 로그램이 간호 학생의 죽

음 비와 죽음  웰다잉에 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기 하여 비동등성 조군 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 상

상자는 충청도 지역에 소재한 4년제 학의 간호학

과 1, 2학년 재학생  본 연구의 목 에 동의하고, 임

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죽음과 련된 교육에 참

여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었다. 상자수는 G*power 

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정의 Difference between two inde-

pendent means (two groups) 분석을 해 단측검정, 효과 

크기 0.6, 유의수  0.05, 검정력 0.8을 기 으로 산출했

을 때, 각 그룹 당 36명이었으나 도탈락을 고려하여 

각각 40명씩 모집하 다. 두 개의 강의실에 자율 으로 

입실하게 한 후 들어가는 순서에 따라 무작 로 각 40

명씩 실험군과 조군으로 할당하 다. 실험군  8명

은 5회기의 교육을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조군  4

명은 사후조사가 락되어 탈락하 으며, 최종 상자

는 실험군이 32명, 조군이 36명으로 총 68명이었다. 

실험군과 조군의 실험확산을 방지하기 해 실험군

과 조군이 만나지 않도록 교육 로그램의 일정을 조

정하 다.

3. 웰다잉 교육 로그램 

1) 웰다잉 교육 로그램의 개발: 웰다잉을 한 교육은 

선행연구에서 주로 죽음교육(18,20), 죽음 비 교육(13,21,22)

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웰다잉은 

사회 , 신체 , 정신 ,  역이 공존하는 인간으

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죽음을 비하고 삶을 마무리

하는 과정(23)을 의미하며 이에 한 로그램을 구성하

다.

본 교육 로그램 개발의 이론  기틀은 교수체계설계 

과정의 일반 인 형태인 ADDIE 모형을 기반으로 하 다. 

이 모형은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요구를 악하고 설계단계에

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로그램 제반사항을 설계

한다. 개발단계는 사용될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제작하

며 실행단계에서는 개발된 로그램을 실제 장에서 

활용하고 평가단계에서는 로그램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24).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과정은 간호 학생 1,134

명을 상으로 죽음 련 교육 요구도를 분석한 선행연

구(16)의 결과를 활용하 다. 즉 간호 학생의 90% 정

도가 죽음 련 교육이 필요하고, 간호 학생을 상으

로 하는 죽음 련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하 으

며, 약 40%는 특강 형식을, 약 45%는 체험교육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도 결과와 죽음교육 

로그램(18,20)  Jung과 Byun(25)이 개발한 웰다잉 교

육 로그램을 바탕으로 주제와 회기별 교육내용  평

가도구를 선정하는 등 로그램 제반사항을 설계하

다. 정신 문간호사 1인과 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학생에게 맞게 진행방법을 워크  형태로 하고 

학습자료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 다. 본 로그램은 

기(1회기), 개입(2∼4회기), 종결단계(5회기)의 총 5회로 

구성하 다.

2) 웰다잉 교육 로그램의 용: 본 교육 로그램은 

2013년 5월 27일부터 K 학 세미나실에서 총 3일 동안 

연구자가 직  진행하는 워크  형식으로 실시되었으

며 첫째 날 1회기와 2회기 세션을 진행하 고, 둘째 날 

3회기와 4회기 세션을, 마지막 날 5회기 세션을 끝으로 

로그램을 종료하 다.

1회기에서는 연구자 소개와 함께 워포인트를 이용

하여 웰다잉 로그램에 하여 강의하 다. 아울러 참

여자의 계 증진  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

를 부여하는데 주력하 다.

2회기는 본격 인 개입단계로, 죽음의 의미를 탐색하

는 과정으로 진행하 다. 즉 화 ‘엔딩노트’를 감상하

고 참여자와 함께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3회

기에서는 죽기 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면서 버킷리

스트를 작성하여 감정을 공유하고, 자신의 사망을 알리

는 기사를 직  작성하여 서로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

하 다. 4회기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으로 인

간의 일 기에 한 동 상을 시청하 고, 자신의 장례

를 비하기 하여 사  장례의향서를 작성하고 발표

한 후 참여자들과 의견이나 느낌을 나 도록 진행하

다. 그리고 마지막 5회기에서는 자신의 유언장을 직  

작성해 으로써 ‘삶의 흔  남기기’의 과정을 진행하

고, 로그램 과정에서 도출된 생각과 감정상태를 정

리하 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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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verview of the Well-dying Program.

Session (Time) Themes Contents of activities

1 (90 min) Introduction ㆍIntroduction to the program & ice break
ㆍPromotion participation & interaction
ㆍMotivation

2 (150 min) Thinking about meaning of death ㆍWatching the movie related to dying process titled ending note
ㆍSharing the feeling about well-dying with participants

3 (90 min) Organizing things to do before dying ㆍCreating the bucket list
ㆍSharing the bucket list with participants
ㆍWriting a list of obituaries
ㆍSharing a list of obituaries with participants

4 (90 min) Looking back on my life ㆍWatching video related to looking back on one's life

Planning for a funeral ㆍWriting a letter of intent prior funeral
ㆍSharing a letter of intent prior funeral with participants

5 (90 min) Leaving a trail of my life ㆍCreating a will testament
ㆍSharing a will testament with participants
ㆍWrap-up the well-dying program

4. 연구 도구

1) 죽음 비인식: 죽음 비에 한 인식은 Kim(26)과 

Lee(27)의 도구를 학생에게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측정

하 다. 본 도구는 심리  비, 물리  비, 장례유형 

선택에 한 총 8문항의 4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도

구는 ‘죽음이 오면 언제라도 받아들일 비가 되어 있

는지, 자신의 죽음에 비하여 미리 가족들과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문항에 하여 ‘  그 지 

않다’(1 )부터 ‘매우 그 다’(4 )까지 응답하도록 하여, 

수의 범 는 최  8 에서 최고 32 까지이며, 수

가 높을수록 죽음 비에 한 인식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Lee(27)의 연구에

서 0.85 으며, 본 연구에서는 0.70이었다.

2) 죽음인식: 죽음에 한 인식은 Han과 Kim(28)이 개

발하고 Kim(29)이 수정ㆍ보완한 도구로 측정하 다. 본 

도구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는 것은 타고난 운명이

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죽음을 생각할 필

요는 없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다’ 등 총 40문항으로 

죽음에 한 정 인 문항과 부정 인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에 하여 ‘  그 지 않다’ 1 , 

‘ 체로 그 지 않다’ 2 , ‘보통이다’ 3 , ‘약간 그

다’ 4 , ‘매우 그 다’ 5 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수

가 높을수록 죽음을 정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Kim(29)의 연구

와 본 연구에서 각각 0.72 다.

3) 웰다잉 인식: 웰다잉에 한 인식은 Schwartz 등(30)

이 개발한 Concept of Good Death를 Jeong(31)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 다. 본 도구는 총 17문항의 4  척도로 

친 감, 통제감, 임상증상 등 3개 하 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웰다잉은 통증이 없거나 통증으로부터 해방

되는 것이다’, ‘웰다잉은 기계  도움 없이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다’ 등의 문항에 하여 ‘  그 지 않다’ 1

, ‘ 체로 그 지 않다’ 2 , ‘약간 그 다’ 3 , ‘매우 

그 다’ 4 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의 범

는 최  17 에서 최고 68 으로, 수가 높을수록 웰

다잉에 한 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s α값은 개발 당시 0.87이었고, Jeong(31)

의 연구에서는 0.82 고, 본 연구에서는 0.81이었다.

5.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5월 27일부터 2013년 6월 11

일까지 으며, 실험군과 조군에게 본 로그램을 시

작하기 1일 에 구조화된 설문지로 사  조사를 하

다. 사후조사는 실험군의 경우 5회기 로그램이 끝난 

직후에 실시하 고, 조군은 실험군과 동일한 시 에

서 실시하 다.

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

균과 표 편차로 제시하 으며, 실험군과 조군의 동

질성 검정은 t-test와 χ2 test를 이용하 다. 교육  조

사에서 두 군간에 동질하지 않았던 연령과 죽음에 한 

인식을 공변수로 처리하여 교육 후 실험군과 조군을 

ANCOVA로 비교하 으며, 실험군과 조군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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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pendent 
Variables.

Categories

Exp. 
(n=32)

Cont. 
(n=36) t or 

χ2 P
n (%) or 
Mean±SD

n (%) or 
Mean±SD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rs) 20.50±1.50 19.72±0.88 2.56 0.014

Gender 1.26 0.262

Male 10 (31.2) 7 (19.4)

Female 22 (68.8) 29 (80.6)

Religion 0.13 0.720

Yes 12 (37.5) 12 (33.3)

No 20 (62.5) 24 (66.7)

Perceived health status 2.17 0.339

Poor 2 (6.3) 1 (2.8)

Moderate 9 (28.1) 16 (44.4)

Good 21 (65.6) 19 (52.8)

Perceived economic status 3.74 0.154

Low 8 (25.0) 5 (13.9)

Medium 20 (62.5) 20 (55.6)

High 4 (12.5) 11 (30.6)

Dependent variables

Death preparation 2.73±0.53 2.87±0.47 0.98 0.331

Death recognition 2.76±0.18 3.23±0.22 −9.72 ＜0.001

Well-dying perception 3.05±0.43 3.10±0.36 −0.57 0.570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Table 4. Death Preparation, Death Recognition and Well-dying Per-
ception Before and After Well-dying Program by Groups.

Variables
Pre Post

t P
Mean±SD Mean±SD

Death preparation Exp. 2.73±0.53 3.01±0.48 2.61 0.014

Cont. 2.87±0.47 2.92±0.44 0.47 0.641

Death recognition Exp. 2.76±0.18 4.41±0.22 31.31 ＜0.001

Cont. 3.23±0.22 3.18±0.23 −0.94 0.356

Well-dying 
perception

Exp. 3.05±0.43 3.23±0.31 1.84 0.076

Cont. 3.10±0.36 3.13±0.41 0.36 0.721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Table 3.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Exp.
(n=32)

Cont.
(n=36) F* P

Mean±SD Mean±SD

Death preparation 3.01±0.48 2.92±0.44 3.37 0.071

Death recognition 4.41±0.22 3.18±0.23 154.15 ＜0.001

Well-dying perception 3.23±0.31 3.13±0.41 0.11 0.747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Covariate: age, death 
recognition at pre-test.

교육 ㆍ후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악하 다.

7. 윤리  고려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에 하여 설명한 후 

서면으로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연구가 진행되

는 동안 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없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 고, 교육 과 후

에 자료가 수집될 것임을 설명하 다. 한 수집한 자

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정이며, 본 자료는 연구의 목

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 다. 조군에게는 사

후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1회에 걸쳐 웰다잉 로그램에 

하여 간략하게 교육하고 웰다잉에 한 리 렛을 제

공하 다.

결      과

1. 상자의 특성

실험군과 조군의 연령(P=0.014)과 사  조사한 죽

음인식(P＜0.001)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2. 죽음 비에 한 인식

교육 후 실험군과 조군 간의 차이는 없었으나(P=0.071) 

실험군의 죽음 비에 한 인식은 교육  2.73 에서 

교육 후 3.01 으로 증가하 고(P=0.014), 조군은 유

의한 변화가 없었다(P=0.641) (Table 3, 4).

3. 죽음에 한 인식

교육 후 죽음에 한 인식은 실험군이 조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교육 ㆍ후에 죽음에 

한 인식은 실험군이 교육  2.76 에서 교육 후 4.41

으로 증가하 으나(P＜0.001), 조군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P=0.356) (Table 3, 4).

4. 웰다잉에 한 인식

웰다잉 교육 로그램 제공 후 실험군과 조군의 

웰다잉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실험군과 

조군 모두 교육 ㆍ후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Table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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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간호에는 간호사 자신의 삶과 죽음에 한 생각과 가

치 이 반 되므로 미래에 간호사가 될 간호 학생들

은 임종과 련된 지식 외에도 삶과 죽음에 한 개인

 가치와 철학을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간호 학생에게 자신의 죽음에 한 성

찰과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웰다잉 교육 로그램

을 용한 후 죽음 비와 죽음  웰다잉에 한 인식

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조군의 사  죽음 비에 

한 인식 정도는 4  만 에 평균 2.73 과 2.87 이었다. 

이는 본 연구와 측정도구는 달랐지만 노인의 죽음 비

에 한 인식이 4  만 에 평균 2.86 이었던 결과(27)

와 비교할 때 실험군은 낮은 수 이었고, 조군은 비

슷한 수 이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의 

상자의 평균 연령이 20.09세로 발달단계상 노인에 비

해 상 으로 죽음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죽음을 직  비해야 하는 나

이에 가까워지고 죽음이 차 실로 다가오지만 노인

들의 죽음 비에 한 인식수 은 높지 않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27). 

본 연구의 결과 실험군은 교육 ㆍ후 죽음 비에 

한 인식 정도가 증가하 으나 조군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이는 평소 죽음 비에 하여 무 심했던 

간호 학생들이 교육 로그램을 통하여 죽음 비에 

한 인식 정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 교육  죽음에 한 인식 정도는 실험

군이 5  만 에 평균 2.76 으로 조군의 3.23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20∼

59세 성인의 평균 3.23 (29)과 비교할 때 실험군은 낮

은 수 이었고 조군은 유사한 수 이었다. 이에 실험

군과 조군의 사  죽음인식 정도를 공변수로 처리하

여 분석한 결과 웰다잉 교육 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이 

조군보다 죽음인식 정도가 더 높았다.

이처럼 본 연구의 웰다잉 교육 로그램이 죽음 비

와 죽음에 한 인식에 효과가 있었던 것은 웰다잉 교

육 로그램의 내용이 죽음을 간 으로 경험할 수 있

는 동 상을 시청하 고, 버킷리스트와 사 장례 의향

서, 유언장 작성  자신의 장례식 비 등으로 죽음에 

한 실제 인 비와 인식을 한 참여활동을 포함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죽음에 한 체험을 기반

으로 한 교육 로그램이 죽음 비와 죽음에 한 인식

을 정 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선행연구에서는 학생에게 5회기의 죽음 비교육을 

실시한 결과 죽음에 한 태도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

하 고(13) 죽음에 한 가상 강좌를 16주간 시행한 결

과 죽음에 한 태도가 정 으로 변화하 다고 하

으며(32), 국외 연구의 경우 강의와 토론을 주로 사용하

면서 간호과정 강좌 내 3시간의 임종간호모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죽음불안이 감소하고 죽음에 한 간호

학생의 태도가 향상되었으므로(33) 추후 죽음에 한 인

식을 정 으로 변화시키는데 한 교육 로그램의 

내용, 용횟수  진행방법 등을 제시하기 해서는 

다양한 근을 통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 웰다잉 교육 로그램 용 ㆍ후 실

험군과 조군의 웰다잉에 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사 조사에서 실험군과 조군의 웰다잉 

인식이 4  만 에 3.05 과 3.10 으로 이미 높은 수

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선행연구 (31)에서 제

시한 의사의 웰다잉 인식 평균 2.93 보다 높고, 간호사

의 3.06 과 비슷한 수 이었다. 본 연구의 상자는 간

호학과 1, 2학년으로 교양교과목이나 간호학개론과 같

은 과목에서 생명윤리, 연명치료 등 일부 웰다잉과 

련된 내용을 학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사 학습 한 내용에 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한 상자는 달랐지만 웰다잉을 한 로그램을 8∼

9회기 동안 용한 선행연구의 결과 죽음불안이나 죽음

수용, 생활만족도, 자아통합감에 정 인 효과가 있었

던 것을 미루어 볼 때(23,25) 웰다잉에 한 인식을 증가

시키기 하여 5회기보다 많은 교육과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웰다잉 교육 로그램의 의의는 기존의 간

호 학생을 상으로 한 죽음교육 로그램과(15,18,20)

는 달리 상자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 아닌 자신의 

죽음에 을 두었고, 간호 학생의 죽음교육에 한 

요구(16)를 반 하여 로그램을 구성하 다는 것이다.

한 로그램의 용 횟수는 선행연구의 5∼6회기

를(13,20) 유지하되 용기간을 단축하여 비교  짧은 

시간 내에 죽음에 해 몰두하여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워크  형태로 로그램을 용하 으며, 선

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죽음과 련된 인식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 다. 그러나 웰다잉에 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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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에 효과가 없었는데, 추후에는 장기간의 교육을 

통하여 웰다잉에 한 인식과 가치의 변화를 유도하고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일 학의 일부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다른 상자에게 확 , 일반화하

여 용할 경우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 상자

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에 하여 설명한 후 서면으로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나 연구윤리 원회의 공식 인 

승인 없이 진행한 부분은 연구의 제한 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자와 지역을 확

하여 간호 학생을 상으로 반복연구를 수행할 필요

가 있으며, 임상실습 에 시행한 웰다잉 교육 로그램

의 효과지속성과 추후변화에 한 종단  연구도 필요

하다. 한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조군의 사 동

질성 확보를 해 표본추출에 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간호사는 돌 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죽음

을 경험하게 되는데, 간호 학생의 경우 자신의 죽음에 

한 이해와 인식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상실습 

교육과정에서 타인의 죽음을 처음 경험하게 될 수 있다

(34). 간호사로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를 잘 돌보기 

해서는 간호 학생 과정에서 죽음에 한 자신의 반응

을 인식하고 직면할 필요가 있다(35).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간호 학생들이 자신의 죽음에 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죽음 비와 죽음  웰다잉에 한 인

식수 을 높이고자 노력하 다.

요      약

목 : 본 연구는 웰다잉 교육 로그램이 간호 학생

의 죽음 비와 죽음  웰다잉에 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실시되었다.

방법: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조군 사 -사후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 다. 상자는 간호 학생으로서 실험군 

32명, 조군 36명이었다. 웰다잉 교육 로그램은 1회에 

90∼150분씩, 로그램 소개와 죽음의 의미 탐색, 사망 

 정리해야 할 일, 장례 비, 유언장 작성 등 5회에 걸쳐 

워크 으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χ
2
 test, paired t-test와 ANCOVA

로 분석하 다.

결과: 웰다잉 교육 로그램을 용한 재  ㆍ 후에 

실험군의 죽음 비인식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t=2.61, P=0.014), 재 후 실험군의 죽음에 한 

인식은 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하 다(F=154.15, P＜0.001). 

그러나 웰다잉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죽음에 한 체험을 바탕

으로 한 워크  형태의 웰다잉 교육 로그램은 간호

학생의 웰다잉 인식에는 효과가 없었으나 죽음 비인

식과 죽음에 한 인식을 정 으로 변화시키는 것으

로 나타나 죽음과 련된 인식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단된다.

심단어: 간호 학생, 죽음,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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