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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실습에 대한 교내실습 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강원도 소재 일 대학교에서 정신간호를 실습하는 3학년 학생 62명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20.08.03.~08.20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Colaizzi의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현장경험에 대한 아쉬움 2) 배움을 통한 성취 3) 
미래 간호사 역할에 대한 두려움 4) 과제 작성에 대한 부담감 5) 임상 긴장감으로부터 자유로움 6) 타 부서와의 협력의
중요성의 6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교내실습 평가에서는 즉각적 피드백과 자세한 설명, 간접 체험의 내용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내실습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실습을 포함하여, 간접 체험실습, 온라
인/비대면 실습, 대면실습 등의 다양한 콘텐츠가 적절히 활용되어 임상실습과의 격차를 줄이는 효율적 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신간호학 실습 교육에서는 치료적 의사소통 및 환청 중재와 같은 실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psychological 
nursing practice in-school.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2 students who were the 3rd grade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in Gangwon-do.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3rd to August 20th, 2020. 
For data analysis, Colaizzi's qualitative analysis method was applied. Six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data analysis: 1) Lingering affection for clinical practice in field. 2) Achievement through learning 3) Fear
of nurse’s role in future 4) Burden for many tasks 5) Feeling free of stress from clinical practice in field 
6) Importance of cooperation with other departments. The positive aspects of in-school practice 
education, which from nursing students’ evaluation, were immediate feedback, detailed explanations, and
indirect experiences. Based on this study result,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in-school nursing practice 
education program for gap-reducing with clinical practice. It would be consisted of various contents: 
simulation, online/non-face-to-face practice, face-to-face practice for indirect experience. In addition, 
these multi-aspect effort is needed more in psychologic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to reduce the gap
with clinical practice such as therapeutic communication and hallucination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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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nurs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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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
는 인수공동 감염병으로 기저질환자의 경우는 주로 중증
으로 진행하여 사망을 초래한다[1]. WHO는 2020년 3
월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을 공식 인정하면서 전 
세계적인 공중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2]. 현재 222개국
에서 확진자 82,579,768명, 사망자 1,818,849명[3], 국
내에서는 확진자 63,244명, 사망자 962명으로 보고되었
다(2020년 01월 03일 기준)[4]. 코로나19 감염증은 현
재도 확산추세에 있으며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미비한 
상태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는 가장 효과적인 감염증 확
산 예방 방법으로 손씻기, 마스크 사용과 같은 개인위생 
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및 국가 간/지역 간 이
동제한과 봉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1].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산업, 경제,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 
온라인, 원격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5]. 산업 및 경제 분야에서는 디지털
화와 스마트화로의 재편이 시작되어 4차 산업 혁명이 더
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6], 의료분야도 그동안 합
의가 어려웠던 원격의료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부각되고 
있어 ICT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화가 본격
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5]. 

한편, 간호교육에서의 직접적인 변화는 이론교과의 비
대면/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간호 임상현장에
서 실습하는 임상실습 교과의 교내실습 및 온라인 매체
를 활용한 대체실습이다[7]. 이는 기존 간호교육에서 임
상실습이 이루어지던 병원 및 지역사회 보건기관의 대상
자들이 대부분 기저질환자, 고령자로서 감염에 취약하여 
대규모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아 외부와의 이동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중
단하고 있기 때문이다[7]. 특히, 정신간호학실습의 경우 
주요 실습기관의 대상자들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 개인
위생 관리가 어렵고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으며, 정신의료
기관의 시설기준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비좁고 과밀한 
환경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 아
니라, 손씻기 시설이나 환기시설 등이 미비하여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8].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병의 
종식은 불확실하며 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임상현장에서의 실습 중단으로 인해 교내실습 및 온라인 
교육과 같은 대체실습 형태의 도입이 고려될 수밖에 없

는 현실이 되었다. 
정신간호학 실습의 경우 주요 간호행위가 환자에 대한 

관찰 및 면담이며, 이를 위한 치료적 관계 및 의사소통술
의 습득은 정신간호학의 중요한 학습목표이다[9]. 정신간
호현장에서는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활용하여 환자와 상
호작용을 하여야 하는데, 처음으로 임상실습에 임하는 간
호학생들은 치료적 자기 이용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임상 
적용 경험이 없어 대상자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스트
레스를 호소한다[9]. 또한 자신이 한 실습의 내용에 대해 
선배 간호사의 피드백을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디브리핑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고되고 있
다[10-11]. 그러나 교내실습은 강의 및 조별토론, 실습실 
환경을 이용한 간호모의상황 제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
한 영상 및 시나리오 실습 등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생 간, 또는 학생-학생 간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발전시키고 학생의 자신감을 향상시
키는 장점이 있다[12]. 반면, 임상실습을 통한 타 부서와
의 협력관계를 함께 학습하는 기회의 부재가 단점이기도 
하다.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간호사는 자기 동료와 다른 
직종의 사람과 협력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특히 의료
기관은 다양한 전문가 직종이 집약적으로 근무하는 조직
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자신의 역할을 배우고 수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13]. 따라서 이러한 교내실습의 장단
점을 잘 파악하여 임상실습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
요하다. 

최근 보고되고 있는 교내실습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Kang[14]은 온라인 시뮬레이션 실습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실제와 유사
한 환자간호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외 연구로 
Kim & Lee[15]는 한국 간호학생의 간호 실무에 대한 
교내학습과 현장학습의 차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결과
를 보고하였으나 이는 이론과 현실의 차이에 대한 것으
로 교내실습의 실체를 다루지는 않았으며, Song[16]의 
온라인 정신간호학실습 교육에 대한 연구는 온라인 실습 
교육프로그램 적용이 학생의 사회 정서적 역량과 의사소
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양적 연구로서 질적 연구가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의 실
습 경험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고는 부족한 편이
다. 그 밖에 대다수의 교내실습과 관련한 연구는 시뮬레
이션을 수업에 활용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17-18]. 

한편,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실습을 주제로 한 선행 
질적 연구들은 간호학생의 정신병원 임상실습 체험[10], 
환청 경험[19],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경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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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보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신간호 실습영역에서 임
상실습 중단으로 인한 교내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보고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임상실습 중단으로 인해 수행된 교내실습에 대
한 학생들의 경험을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
별히 본 연구에서는 정신간호 실습영역에서 이러한 경험
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정신간호실습을 위한 효
과적인 교육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정신간호 실습 교육영역에서 임상실습 중단

과 더불어 적용한 교내실습 전반에 대한 실습학생의 경
험을 탐색하고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 중단으로 인해 정신간호 실습교육

영역에서 실시한 교내실습에 대한 실습학생들의 경험을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소재 일 대학의 간호학과

에서 정신간호를 실습하는 3학년 학생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습 시작 전 연구자는 개별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 및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언제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자세히 설
명하고 자발적 참여의사에 따라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
록 하였다. 

  
2.3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08월 03일~08월 20일까지
로서, 대상자들에게 이 기간 동안 “교내실습에서 경험한 
내용” 전반에 대한 개방적 형태의 실습 성찰일지를 2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성찰일지에는 경험한 내용
을 포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연구 질문으
로 교내실습을 통해 느낀 점,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
용, 부족했던 점 등을 포함하였다. 

2.4 정신간호학 교내실습 교육프로그램
정신간호학 교내실습 프로그램은 기존의 정신간호학 

임상실습을 토대로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여 일일 9시
간, 총 10일간 운영되었다. 본 실습의 학습목표는 정신간
호학 교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대상자의 정신간호중재
에 적용함으로써 정신간호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21].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들이 정신간호현장 및 정신간
호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임상실습을 통해 달성해야 할 
학습내용을 교내실습을 통해 성취할 수 있도록 [Table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정신건강간호에서는 치료적 자기 이용을 통한 간호 중
재를 수행하기 위해 간호사는 자기인식, 자기 이해의 수
준이 높아야 한다[21]. 따라서 실습 1일 차에는 자기인식 
시간을 통해 자신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도록 충
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편성했으며 교내실습에 대한 소개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검색, 정신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였다. 실습 2일 차에는 다큐멘터리 동영상 
및 정신질환과 관련된 영화를 시청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이해하고 이상행동을 관찰, 토론하면서 필요 시 추가 정
보를 탐색하였다. 또한 대학정책에 의한 학과 간 융복합 
실습교과로 ‘융합실습’을 운영하여 보건계열 학과를 순회
하며 특강 및 관찰을 통해 타 학과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
을 가졌다. 실습 3일 차에는 이상행동에 대한 증상과 용
어 이해, 사례를 통한 환자와 간호사 역할 교대 및 정신
상태검사(MSE: Mental Status Examination)를 실습
이 끝나는 시점까지 매일 평가하도록 하였다. 실습 4일 
차에는 환경요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로 구성되었으
며, 실습 5일 차에는 정신질환자의 주요 증상인 환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환청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조별로 
환청 파일을 듣고 대상자에게 적용 할 수 있는 간호중재
를 토론하였다. 실습 6일 차에는 약물교육을 실시하고, 
약물 부작용 증상 시 우선순위 결정 및 간호중재를 시행
한 후에 인수인계 단계까지 실습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순서에 의해 돌아가면서 간호사, 의사, 보호자, 
관찰자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였으
며, 디브리핑을 통해 스스로 피드백을 주도록 하였다. 실
습 7일 차에는 대상자와의 치료적 의사소통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강의 및 조별학습이 진행되었고, 8일 
차에는 약물교육 시나리오 개발, 9일 차에는 활동요법을 
개발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0일 차에는 실습
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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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sychological nursing practice program 
Practice 

day Contents Program Methods

1
Orientation

Self-awareness, 
self-understanding

•Orientation
•Self-awareness, self-understanding
•Hospital search & discussion
•Exploring the role of a mental health nurse

•lecture
•web site & internet
•discussion & feedback
•recording paper

2 Understanding mental illness
Convergence Practice

•Watch documentary on mental illness
•Learning mental illness and psychotic behavior
•Case study
•Convergence Practice

•lecture
•web site & internet
•discussion & feedback
•recording paper

3 Mental status examination
Convergence Practice

•Watch documentary on mental illness
•Search of mental illness issue
•Lecture of MSE
•MSE practice
•Case study
•Convergence Practice

•lecture
•web site & internet
•discussion & feedback
•recording paper

4 Milieu therapy
Convergence Practice

•Watch documentary on mental illness
•Study of milieu therapy
•Lecture of CBT
•MSE practice
•Disscution of Psychiatric issue-depression, 
  psychiatric crisis
•Case study
•Test : medical term
•Convergence Practice

•lecture
•web site & internet
•discussion & feedback
•recording paper

5
Nursing Intervention

(auditory hallucination)
Convergence Practice

•Experience of auditory hallucination
•Education scenario program development : 
  auditory hallucination
•Group study
  (nursing intervention of auditory hallucination)
•MSE practice
•Convergence Practice

•web site & internet
•discussion & feedback
•recording paper

6 Nursing Intervention
(Simulation) 

•Watch documentary on mental illness
•Simulation practice
•Test : core skill
•Education scenario program development : 
  medication therapy
•Disscution of Psychiatric issue-suicide, violence
•MSE practice
•Case study

•web site & internet
•simulation practice
•discussion & feedback
•recording paper

7 Therapeutic communication

•Lecture of therapeutic communication
•Education scenario program development : 
  therapeutic communication
•Group study & feedback
•MSE practice
•Case study

•lecture
•discussion & feedback
•recording paper

8 Nursing Intervention
(Medication) 

•Nursing intervention(medication)
•Education scenario program development : 
  program
•Relaxation program & Therapeutic program
•Group study & feedback
•MSE practice
•Case study

•web site & internet
•discussion & feedback
•recording paper

9 Nursing Intervention
(activity therapy) 

•Nursing intervention(activity therapy)
•Activity therapy scenario development
•Group study & feedback
•Case study

•web site & internet
•discussion & feedback
•recording paper

10 Final evaluation & feedback
•Case study & discussion
•Feedback
•Final evaluation

•discussion & feedback
•recordi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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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tegories, Theme cluster and Theme
Categories Theme cluster Theme

Regret for field 
experience

1. Regret not being able to deal       
directly with the target person

2. Lack of realism
3. Lack of cases

-It was regrettable that I could not deal with various targets directly.
-It was regrettable that I could not experience it in person.
-I wish there were more practical programs
-It would be nice if there were various cases

Achievement 
through learning

1. Increased understanding of 
   mental illness
2. A lot of experience
3. No prejudice against mental 
   illness
4. Interest in social institutions 
   develops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 disease
-Video program and practice were helpful
-There is a recognition that it is a disease that can return to society through 
constant treatment.

-Deepening understanding of the patient while experiencing the auditory 
hallucination

-Interest in social institutions develops

About future 
nurse roles fear

1. Fear of coping with emergencies
2. Fear of practice
3. Fear in communication with the 
  subject

-Fear of coping in an emergency
-Problems of adaptation in direct contact with the subject
-I am worried that I will be able to do well in the field without practical 
experience

Burden for many 
tasks 1. The burden of writing assignments -There were too many assignments to write

Feeling free of 
stress from clinical 

practice in field
1. No stress at the clinical practice site

-In the practice, there was nothing to do other than observation, so I noticed 
what to do, but in the in-school practice, there was no need.

-There was no stress because the time was managed efficiently and 
proceeded according to the schedule.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with other 
departments

1. Interest in other professions    
  develops
2. Knowing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Students from other departments also learned that their pride was great.
-I was able to better understand the role of nurses in various tests.

2.5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간호대학생이 기술한 성찰일지의 질적 내

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자료에서 명확
한 의미를 찾아내고 정확하게 진술하려는 Colaizzi 분석
방법[22]을 선택하였다. Colaizzi 분석방법은 현상학에 
바탕을 둔 분석 방법으로 환경과 상황에서 경험을 이해
하는 총체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22]. 이에 연구
자가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
였으며, 이후 기술된 내용 중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기 위해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자료를 확인하며 그 
기술의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였다. 자료분석은 범
주, 주제모음, 의미 있는 주제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성된 의미가 원래의 기술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면서 통
찰력을 갖고 보다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기술로 정의하였
다. 또한 자료분석 시 우선 2명의 연구자가 합의를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경험이 풍부한 제3의 연구자와 재
검토함으로서 연구결과의 일관성과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2.6 연구수행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아무

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연구 대상자가 작성한 성찰일
지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

다. 성찰일지는 보고서 형식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익명처리 과정을 거친 후 자료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2020년 2학기 학사 일정이 마감된 이후에 자
료분석을 실시하여 정신간호학 교과목 운영과 연구 결과
의 이해 상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
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질
적연구와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
과 관련된 논문과 저서들을 통해 자료수집, 분석, 해석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습득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교내실습에 대한 경험적 의
미를 분석한 결과 6개의 범주, 14개의 주제모음, 17개의 
의미 있는 주제가 확인되었다. 도출된 범주와 주제모음은 
[Table 2]와 같다. 

3.1 현장 경험에 대한 아쉬움
‘현장경험에 대한 아쉬움’에서는 ‘대상자를 직접 경험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 ‘임상에서의 생생한 현장
감이 부족하여 아쉬움’, ‘다양한 사례를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3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교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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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면서 조별활동을 통한 환자역할이나 핵심술기, 시뮬
레이션을 활용한 간호중재가 이루어졌으나 대상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한 현장감 있는 학습을 할 수 없기에 여러 
상황이 궁금하고, 자신이 과연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현장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다양한 질병이 있는 대상자를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내
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실제 돌발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다”

“사례가 주어졌지만 한정적이고 실제 대상자가 아니다 
보니 실제 대상자를 접하면서 라포를 형성할 기회가 없
고 임상에서의 생생한 현장감이나 긴장감이 부족해서 
아쉬웠다”

3.2 배움을 통한 성취감 
‘배움을 통한 성취감’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깊

어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음’, 
‘정신질환자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편견이 없어짐’, ‘사회
적 제도에 대해 관심이 생김’의 4가지 주제로 구성되었
다. 학생들은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반복 학습하면서 정
신질환자와 정신과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정신과
를 더욱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강의 후 
직접 시나리오 개발 및 검사,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업
무 수행을 통한 직접 간호를 통해 대상자 중재를 하면서 
성취감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막연히 조현병에 걸리면 예전보다 좋지 않은 삶을 살 
것 이라고 생각했는데 환자들이 병을 극복하고 서로를 
동반자로 챙겨주면서 행복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
의 동영상을 보면서 아직 편견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환청 경험을 하면서 마치 공포영화를 보는 느낌을 받았
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정신과 신체가 상대적으로 약
해져 있는 환자들은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환
청 대상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두려움과 우울, 이상행동
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3.3 미래 간호사 역할에 대한 두려움
‘미래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시 두려움’, ‘현장에 나갔을 때 경험이 

잘해나갈 수 지 있을지에 대한 염려’, ‘대상자와의 치료적 
의사소통의 두려움’의 3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실습은 
대상자와 직접 대면하면서 돌발 상황이나 여러 상황을 
경험하게 되지만 교내실습에서는 제한된 경험으로 추후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
었으며, 정신과 관련 업무를 하고 싶은데 취업에서 실습 
경험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
었다. 

“현재를 생각하면 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지만 임상
경험이 없다보니 현장에서 잘 할 수 있을까, 환자들이 
모두 똑같지 않고 대상자 마다 다른데 돌발 상황이 생기
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실질적인 경험이 없어서 면접이
나 병원에 갔을 때 현장감이 떨어져 자존감이 저하되거
나 능률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3.4 과제 작성에 대한 부담감
‘과제 작성에 대한 부담감’에는 ‘각 프로그램마다 일지

작성에 대한 부담감’, ‘반복해서 비슷한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감’의 2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교내
실습의 특성상 자신의 실습내용에 대한 업무일지를 작성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매 프로그램마다 소감문 형식으
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어 각 프로그램의 소감문과 하루 
일과에 대한 성찰일지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각각의 실습에서 경험한 내용을 모두 기록해야 했기 때
문에 기록이 너무 많았다”

“특강이나 동영상, 다큐를 볼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 하
는 걱정으로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하루 일과를 
통틀어서 성찰일지로 작성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3.5 임상 긴장감으로부터 자유로움
‘임상 긴장감으로부터 자유로움’에서는 ‘현장이 아니라

서 눈치껏 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음’, ‘시간을 효율적으
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음’의 2가지 주제로 구성되었
다. 학생들은 병원 환경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나 학교에
서 배운 이론과 임상실습 간의 차이, 반복된 단순 임상술
기를 하거나 많은 시간 관찰 위주로 시간을 보내면서 스
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으며, 하루 종일 간호사들의 눈치
를 보면서 지내는 것 같다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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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에서는 요즘 실제로 관찰 외에는 학생간호사
들에게 직접 경험을 하게 하는 경우가 없고 간호사 선생
님을 따라다니며 눈치를 보고 뒤에 서 있거나 적당히 눈
치 보면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교내실습에서
는 스케줄대로 하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스트레스가 없었다” 
 
“임상실습에서는 팀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가 많거나 하루 종일 관찰만 하고 서 있는 경우가 많았
는데 교내실습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이 좋은 점 이
었다”

3.6 타 부서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됨
‘타 부서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됨’은 ‘타 학과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됨’과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됨’의 
2가지 주제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실습 2~3일 차 프로그
램 중 보건계열 학과를 방문하는 융합실습을 통해 타 학
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EMR을 통한 원무 행정과 진단검사의 업무 등 병원업무
가 간호업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
으로 이루어지고,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고 하였다. 

“타 학과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학과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학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교육에서의 임상실습 중단에 따른 교내
실습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을 확인하고 정신간호학 
분야의 탄력적이며 발전적인 교내실습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간호대학생들의 교내실습 경험내
용은 6개의 범주, 14개의 주제모음, 17개의 의미 있는 
주제로 확인되었다. 6개의 범주는 ‘현장경험에 대한 아쉬
움’, ‘배움을 통한 성취’, ‘미래 간호사 역할에 대한 두려움
‘, ‘과제 작성에 대한 부담감’, ‘임상 긴장감으로부터 자유
로움’, ‘타부서와의 협력의 중요성’이었다. 

먼저 첫 번째 범주인 ‘현장경험에 대한 아쉬움’에서는 
임상실습은 간호교육의 주요 구성요소이자 중심으로 학
생들은 실제 대상자를 접하면서 비판적 사고 및 분석기
술, 의사소통 관리기술이나 간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자

신감[11]을 갖게 되며, 대상자와의 의사소통과 기본간호
술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문제해결을 함으로써 전문직 
간호사의 자질을 습득하는 것인데[11] 교내실습에서 실
제 환자와의 접촉을 하지 못함으로 이에 대한 경험을 하
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Son 등[23]
의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임상
실습을 통해 적용하고 시행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보
고하고 있으나 교내실습은 동영상 콘텐츠나 조별활동, 시
뮬레이션을 통한 실습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정신과에
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자 특유의 증상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었다. 교내실습에서 이러한 제한점을 보
완할 수 있는 좀 더 보완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범주인 ‘배움을 통한 성취’에서는 학생들은 강
의와 동영상 콘텐츠를 반복 시청하면서 주요 정신질환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고 보고하였다. 이는 온라인 동영상은 반복시청이 가능하
며, 정신간호학 이론과 실습에 대한 피드백이 직접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피드
백은 교수학습에서 매우 중요한데 Son [24]의 연구에서 
임상현장에서 간호학생의 불안정한 위치에 대해 세심하
고 정서적인 배려를 많이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Kang[14]은 연구에서 좋은 수업의 특징이 학생과 교수 
간 상호작용이 풍부하고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있는 경우
라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실습초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으나 실습이 진행되면서 점차 정신질환이 
내과 질환과 같이 약물을 조절하면서 병과 함께 살아가
는 질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환청
경험을 통해 환자들의 고통을 간접 체험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대상자의 질환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를 보였다. 

세 번째 범주인 ‘미래 간호사 역할에 대한 두려움’에서
는 간호학생들은 현장경험을 할 수 없어서 돌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제 대상자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
학에서는 임상현장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실
습교육을 보완하고 있다[17, 19].

네 번째 범주인 ‘과제 작성에 대한 부담감’ 의 범주는 
간호교육 인증평가원의 인증기준 권고에 의해 코로나19
로 인한 임상실습 교육이 제한되어 운영된 경우, 학생의 
임상실습 교육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써[25] 학습
결과로서의 보고서 작성과 실습지침서 작성 등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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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토로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과제 중심의 교내
실습보다는 임상현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위주
의 교내실습 운영이 요구된다. 

다섯 번째 범주인 ‘임상 긴장감으로부터 자유로움’에
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임상실습을 통해서 
훈련하고자 하나 실습 중 대상자와 대화할 시간이 없거
나, 관찰위주의 실습 및 간호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간
호술기 실습의 제한으로[15]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
러나 교내실습에서는 스케줄에 의해 스스로 시간을 효율
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익숙한 교내 환경에
서 실습이 진행되므로 스트레스가 적었던 것으로 생각되
며 이는 Kim[26]의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비대면 수업의 
내용분석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 범주는 첫 번째 범주
인 “현장 경험에 대한 아쉬움“과 정 반대되는 내용으로
서, 대상자들은 현장 경험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모두 느
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범주는 현장 경험의 장
점과 교내실습이 가진 제한점을 잘 드러내 주었고, 다섯 
번째 범주는 교내실습이 가진 장점이자, 동시에 현장실습
이 갖고 있는 단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 번째 범주인 ‘타부서와의 협력의 중요성’에서는 
타 학과의 업무를 관찰하고 실제 업무를 경험해봄으로써 
타 전문직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며, 이는 간호교육평가원에서 목표로 하는 학습성
과인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분야 간 협력관계’를 설
명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습교육 프로그램 구성 
중 타 전문분야를 순회하고 관찰하면서 학생은 타 전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많아졌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임상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타 부서와의 협력을 교내
에서 타 학과를 통해 간접체험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임상실습이 제한되는 경우, 교내실
습 프로그램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소규모 단위의 간
접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되면 실습효과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현재 임상실습을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
로 교내실습과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한 실습을 시행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은 준비되지 않는 
강의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므로[26] 체계적인 훈련 프로
그램이 더욱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교내실습에서 간호학생이 가장 긍정적 평가를 한 
내용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은 부분과, 자세한 설명을 
통해 지식이 향상된 점, 환청 프로그램이나 타 부서 견학
과 같은 간접 체험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선행연구에서도 교수 효율성이 높을수록 간호학

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진다는[27]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다양한 교내실습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활용한다
면 교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임상실습이 
제한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임상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임상역량을 충
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임상실습을 보완
하여 수행한 교내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을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결과 학생들이 경험한 내용은 6개의 
범주로 나타났으며, 교내실습에 대한 평가 중 긍정적 평
가는 즉각적 피드백과 자세한 설명, 간접체험의 내용이었
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내실습의 효과적 운영 및 발전
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물레이션 교육을 포괄하
여 현장의 임상실습과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교내실
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내실습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에는 온라인을 활
용한 비대면 실습, 즉각적 피드백 시스템, 간접 체험이 가
능한 대면실습 등 다양한 콘텐츠 등이 활용되어 학생들
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신간호학 실습의 경우 치료적 의사소통 및 환
청 중재와 같은 증상에 대한 실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국내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의 경험이
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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