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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 현장은 숙련된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받아 의료의 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의료의 

질 평가 영역 중 적정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중요시 되고 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평균 5.4년 근무를 하고 있어 다른 의

료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평균 근무연수가 짧으며, 평균 이직

률 또한 20.4%로 다른 직종에 비해 높다[1]. 특히, 국내 신입간

호사의 1년 이내 이직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신규

간호사의 42.7%가 병원을 떠났으며[2], 2018년에는 전체 신

입간호사 21,629명 중 9,842명(45.5%)이 병원을 사직하였다

[3]. 이는 미국 신입간호사의 1년 이내 이직률 15% 수준과 비

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4]. 

최근 높은 간호사 이직률은 의료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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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the pilot program 
for the education nurse system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a medical institution. Methods: This 
study was employed a non-homogeneous comparative group design by comparing new nurses who entered 
the medical institution after the pilot project from December 2019 to April 2020 with new nurses who entered 
before the pilot project during the same period.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job adaptation, personal 
turnover within one year, and patient safety incident rate were investigated as performance indicators. Results: 
After the pilot project, the overall satisfaction among new nurses, preceptors, and fellow nurses increased,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academic achievement and job adaptation in new nurses. The personal 
turnover rate decreased from 15.6% to 9.1%, and the patient safety incident rate also decreased from 26.3% 
to 15.7%. Also, the preceptor overtime also decreased from 3.67 to 0.66 hours. Conclusion: The performance 
of the pilot project for the education nurse system was related to improvements in satisfaction, turnover rate 
of new nurses, patient safety incident rate, and preceptor overtime. Above all long-term monitoring of each 
performance indicator is necessary through the continuation of the education nurse system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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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근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숙련된 간호 인력 확충 

및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었다. 그중 의료기관 교

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은 신규간호사가 병원 현장에 잘 적응

해 이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

과 코칭을 담당 할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이다[5]. 교

육전담간호사 운영을 통해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이 감소하

고,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 간호사가 신규간호사 교육

까지 겸하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6]. 실제로 신입간호사를 

교육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에서는 많은 병원들에서 프리셉

터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경력간호사들이 본인의 업무 외에 

신입간호사를 1:1로 담당하여 간호실무를 교육하고 적응을 

돕는 과정에서 상당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7].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병원 급 이상 의료기관 중 2019년 

신규간호사 채용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

원하는 형태의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

사업은 유형1과 유형2 교육전담간호사를 두고, 유형1 교육전담

간호사는 유형2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하여 신입간호사의 

현장교육 중 투약, 수혈, 인공호흡기, 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reatment) 간호와 같이 주제별, 모듈별 교육

을 전담하며 신입간호사 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육자료를 제공

하는 한편, 신입간호사의 교육이 종료 된 이후에도 12개월간 

신입간호사 적응을 위한 맞춤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게 된다. 

유형2 교육전담간호사는 기존 프리셉터처럼 환자간호를 직

접 제공하며 신입간호사의 1:1 현장교육을 담당하되 교육으

로 인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적은 수의 환자를 담당하며 신

입간호사 독립 후에는 1주간의 섀도잉을 통해 신입간호사를 

백업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구대상병원은 복지부 시범사업에 

지원하여 유형1 교육전담간호사 5명, 유형2 교육전담간호사

(구, 프리셉터 역할) 17명을 두고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

한 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 

교육에 대한 결과평가 모형 중 Kirkpatrick 모형은 4가지 

수준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1단계 반

응평가는 교육 실시 후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며, 2단계 

학습평가는 교육 후 학습자들의 지식, 기술, 태도의 변화를 측

정하며, 3단계 행동평가는 학습 종료 후 학습자들이 교육 내용

을 직무환경에 적용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마지막 4단계 

결과평가는 교육에 대한 결과로 조직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평

가이다[8].

본 연구는 Kirkpatrick의 평가 모형을 통해 교육전담간호

사 시범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신입간호사 교육에 확대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 수행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시범사업 적용에 따른 

일 의료기관의 성과를 Kirkpatrick의 단계별 평가모형에 따

라 평가하고자 하며 그 이론적 틀은 Figure 1과 같다.

3. 연구 가설

Kirkpatrick의 평가모형 4-Level별 평가기준에 따른 가설

은 다음과 같다. 

Figure 1. Evaluation frame of the education nurse program based on Kirkpatrick’s 4 step eval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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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vel 1: 시범사업 후 프리셉터, 신입간호사, 동료간호사

의 만족도는 향상되고 프리셉터의 소진은 감소할 것이다. 

2) Level 2: 시범사업 후 신입간호사의 학업성취도가 향상

될 것이다. 

3) Level 3: 시범사업 후 신입간호사의 현업적응도가 향상

될 것이다.

4) Level 4: 시범사업 후 신입간호사 1년 이내 이직률, 신입

간호사 1년 이내 환자안전사건 보고율, 프리셉터 시간외 

근무시간이 감소할 것이다.

Ⅱ. 연 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시범사업 도입 후 성과를 알

아보기 위한 비동질적 비교집단 전 ․ 후 설계로 연구대상병원의 

시범사업 도입 전 ․ 후 신입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은 Figure 2와 

같다. 

2. 연구대상

1) Level 1 만족도, Level 2 학업성취도, Level 3 현업적응도 설문 

조사대상

연구대상병원에 근무하는 신입간호사, 프리셉터, 동료간

호사로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해당 간호사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간호사

 프리셉터쉽제도 적용 대상: 시범사업 이전 2018년 12월~ 

2019년 4월에 입사한 신입간호사 83명과 해당 신입간호사

를 교육한 프리셉터 94명 및 해당 병동의 동료간호사 111명

 교육전담간호사제도 적용 대상: 시범사업 이후 2019년 12

월~2020년 4월에 입사한 신입간호사 134명과 해당 신입간

호사를 교육한 프리셉터 135명 및 해당 병동의 동료간호사 

124명

 갑작스러운 병가, 사직, 휴직,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Level 4 경영지표 자료 조사

 신입간호사 1년 이내 이직률: 시범사업 후 2019년 12월~ 

2020년 6월에 입사한 신입간호사 154명, 시범사업 이전 동

기간인 2018년 12월~2019년 6월에 입사한 신입간호사 

295명의 1년 이내 이직률을 비교 조사하였다.

 신입간호사 1년 이내 환자안전사건 보고율: 시범사업 후 

2019년 12월~2020년 11월에 입사한 신입간호사 306명과 

시범사업 이전 동기간 2018년 12월~2019년 11월에 입사한 

신입간호사 300명의 환자안전사건 보고율을 비교하였다. 

 프리셉터의 시간외 근무시간: 시범사업 후 2019년 12월~ 

2020년 11월에 입사한 신입간호사 해당 프리셉터 중 시간

외 결재가 있는 135명, 시범사업 이전 동기간 2018년 12

월~2019년 11월에 입사한 신입간호사 해당 프리셉터 중 

시간외 결재가 있는 94명의 프리셉터 시간외 근무시간을 

비교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시범사업

에 대한 신입간호사, 프리셉터와 동료간호사의 만족도를 측정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the educational nurse program in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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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만족도 도구’와 신입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전문

직업성, 조직사회화 정도를 측정하여 현업적응도를 평가하기 

위한 ‘현업적응도 도구’ 이다. 만족도 설문지는 직무만족도측

정도구[9], 멘토링만족도측정도구[10], 교육만족도측정도구

[11], 소진측정도구[12,13]를 기본으로 하고, 현업적응도 설문

지는 임상수행능력[14,15], 전문직업성, 직무몰입, 조직몰입

[16-18], 조직사회화도구[19,20]를 기본으로 하여 연구대상병

원 간호부문 정책위원회 간호관리자 15명과 간호대학교수 2

인으로 구성된 두 그룹의 전문가 집단에게 각각 3차례 패널토

의를 통해 구성하였고, 이후 도출된 문항에 대해 2차례의 전문

가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완성하였다. 만족도 설문은 신입

간호사 13문항, 프리셉터 38문항, 동료간호사 12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현업적응도 도구는 임상수행능력 36문항, 전문

직업성 8문항, 조직사회화 10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두 가

지 도구는 모두 Likert 5점 척도이며, 만족도 도구의 신뢰도는 

신입간호사, 프리셉터, 동료간호사에서 각각 Cronbach’s ⍺
는 .88, .91, .81, 현업적응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는 

.97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평가 지표별 자료수집 시기

가 상이하였고, 연구팀에서 결정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맞추

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1) Level 1 만족도: 입사 후 9주차 신입간호사, 담당 프리셉

터와 동료간호사 대상 설문조사

2) Level 2 학업성취도: 종합시험은 입사 후 1주차, 배치 부

서별 지식평가는 8주차, 6개월차 신입간호사 대상 서면

평가

3) Level 3 현업적응도: 입사 후 9주차, 6개월차에 실무 능력 

및 태도 평가

4) Level 4 경영지표: 입사 후 1년 동안의 결과를 모니터링 

하되 전년도 동 기간과 비교조사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IBM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test와 x2 test 및 ANOV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만족도, 학업성취도, 현업적응도

와 경영지표는 기술통계와 t-test, Mann-Whiney test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Helsinki 선언에 기초하는 윤리적 원칙과 규제 

요구 사항에 따라 계획되었고, 연구자는 이 원칙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모든 연구의 계획 및 시행은 국내법 규

정에 따랐으며 연구대상병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IRB No. 2018-028-1145)을 받았

다. 연구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보호하며 대상자의 정보가 노

출하지 않도록 잠금 장치가 있는 사무실에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로 보관하였고, 연구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본 연

구계획서에 기재된 공동연구자로 제한하며 자료를 수집한 이

후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개인 식별자를 제거 후 통계 처

리 및 분석에 활용하였다.

Ⅲ. 연 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신입간호사

본 연구에 참여한 신입간호사는 시범사업 참여 전 ․ 후에 성

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총 근무경력과 현 근무지 경력에 차

이가 없었다. 

2) 프리셉터

본 연구에 참여한 프리셉터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총 근

무경력 및 현 근무지 경력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학력은 시범

사업 후 대학원 재학 26.7%, 졸업 3.7%로 시범사업 전 8.5%, 

1.1%보다 높게 나타났고(t=-3.87, p<.001), 프리셉터 경험도 

시범사업 전에는 44.7%가 1회뿐이었으나 시범사업 후에는 

2회 이상 경험자가 7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76, 

p<.01)를 보였다. 

3) 동료간호사

본 연구에 참여한 동료간호사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

력, 총 근무경력과 현 근무지 경력, 프리셉터 경험 횟수에 있어 

시범사업 참여 전 ․ 후 두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Table 1).

2. Level별 지표 평가 결과

1) 가설 1 : Level 1 (만족도)

가설 1(시범사업 후 프리셉터, 신입간호사, 동료간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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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는 향상되고 프리셉터의 소진은 감소할 것이다.)은 지

지되었다.

유형1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제도만족도는 시범사업 

후의 프리셉터(t=-2.99, p<.01), 동료간호사(t=-3.23, p<.001)

에서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고, 직무만족도도 프리셉터(t=-2.10, 

p<.05), 동료간호사(t=-3.86, p<.001)에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으나 신입간호사는 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한편, 유형1 

제도의 프리셉터 소진점수는 시범사업 전 2.84±0.57점에서 

시범사업 후 2.73±0.66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의

미는 없었다.

유형2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제도 만족도는 시범 사업 

후 프리셉터(t=-6.49, p<.001), 동료간호사(t=-3.85, p<.001)에

서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고 직무만족도도 프리셉터(t=-4.27, 

p<.001), 동료간호사(t=-3.95, p<.001)에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 유형2 신입간호사는 제도 만족도가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으나(t=-3.87, p<.001) 직무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한편, 유형2 프리셉터의 소진 점수는 시범사업 전 2.94±0.82

점에서 시범사업 후 2.66±0.6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다(t=2.13, p<.05)(Table 2).

2) 가설 2 : Level 2 (학업성취도)

가설 2(시범사업 후 신입간호사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것

이다.)는 기각되었다.

유형1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시범사업 후 신입간호사의 

학업성취도는 입사 후 1주차 종합시험은 차이가 없었으나 

8주차 지식평가 점수는 사업 전 85.30±5.57점, 사업 후 82.10 

±8.58점(t=1.99, p<.05)으로 감소하였으며, 6개월차 지식평가 

점수도 사업 전 97.00±5.45점, 사업 후 85.30±12.78점(t=2.39, 

p<.05)으로 학업성취도는 오히려 시범사업 후 감소함을 확인

하였다.

유형2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신입간호사의 학업 성

취도는 입사 후 1주차 종합시험과 6개월차 지식평가 점수는 

차이가 없었으나, 8주차 지식평가 점수는 사업 전 76.70±9.77

점, 사업 후 82.70±11.91점(t=-2.69, p<.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Table 2).

3) 가설 3 : Level 3 (현업적응도)

가설 3(시범사업 후 신입간호사의 현업적응도가 향상될 것

이다.)은 기각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New graduate nurses Preceptors Colleagues

Before group
(n=83)

 After group
(n=134) x2 or t 

(p)

Before group
(n=94)

 After group
(n=135) x2 or t/F 

(p)

Before group
(n=111)

 After group
(n=124) x2 or t/F 

(p)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Gender F
M
*Not answered

76 (91.6)
6 (7.2)
1 (1.2)

121 (90.3)
12 (9.0)
 1 (0.7)

-0.44
(.66)

90 (95.7)
3 (3.2)
1 (1.1)

125 (92.6)
10 (7.4)
 0 (0.0)

-1.43
(.15)

105 (94.6)
 6 (5.4)
 0 (0.0)

116 (93.5)
 8 (6.5)
 0 (0.0)

-0.34
(.74)

Age (yr) 23.5±1.9 24.1±1.7 -2.13
(.06)

29.5±4.7 29.4±3.8 0.11
(.91)

29.5±6.0 29.9±5.4 -0.45
(.66)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Not answered

81 (97.6)
1 (1.2)
1 (1.2)

132 (98.6)
 1 (0.7)
 1 (0.7)

0.96
(.39)

72 (76.6)
21 (22.3)
1 (1.1)

115 (85.2)
 19 (14.1)
 1 (0.7)

1.58
(.16)

 86 (77.5)
 25 (22.5)
 0 (0.0)

 95 (76.6)
 29 (23.4)
 0 (0.0)

0.10
(.88)

Education level Bachelor’s degree
Attending 

graduate school
Graduate 

graduate school
*Not answered

81 (97.6)
0 (0.0)

0 (0.0)

2 (2.4)

132 (98.5)
 0 (0.0)

 0 (0.0)

 2 (1.5)

82 (87.2)
8 (8.5)

1 (1.1)

3 (3.2)

 94 (69.6)
 36 (26.7)

 5 (3.7)

 0 (0.0)

-3.87
(＜.001)

 93 (83.8)
 8 (7.2)

10 (9.0)

 0 (0.0)

 95 (76.6)
 19 (15.3)

 10 (8.1)

 0 (0.0)

1.23
(.44)

Total work experience
(month)

2.37±2.69 2.93±4.77 -0.95
(.34)

72.20±54.02 68.30±38.03 0.64
(.53)

71.06±68.15 70.10±60.70 2.23
(.91)

Work experience at 
current unit (month)

2.09±0.33 2.56±3.15 -1.35
(.18)

43.90±22.96 50.30±27.70 -1.82
(.07)

37.56±28.80 41.80±24.75 1.07
(.22)

Experience of being 
preceptor

None
Once
Twice
Three times
Over four times
*Not answered

0 (0.0)
42 (44.7)
22 (23.4)
13 (13.8)
13 (13.8)
4 (4.3)

 0 (0.0)
 38 (28.1)
 36 (26.7)
 22 (16.3)
 37 (27.4)
 2 (1.5)

-2.76
(＜.001)

 43 (38.7)
 23 (20.7)
 21 (19.0)
 14 (12.6)
10 (9.0)
 0 (0.0)

 49 (39.5)
 32 (25.8)
 29 (23.4)
 3 (2.4)
11 (8.9)
 0 (0.0)

0.36
(.56)

*Not-answered samples were excluded from the statistical test; M=mean;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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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Level 1.2.3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Job Adaptation by Type of Educational Nurse System)

Level Research subject
Outcome 

indicator

*Type 1 *Type 2

Before group After group
t (p)

Before group After group
t (p)

M±SD (n) M±SD (n) M±SD (n) M±SD (n)

Level 1
(Satisfaction)

New graduate 
nurses

Preceptorship
satisfaction

4.04±0.53
(22†)

4.10±0.51
(78)

-0.52
(.61)

3.75±0.65
(60)

4.18±0.53
(56)

-3.87
(＜.001)

Job satisfaction 4.14±0.67
(22)

4.35±0.60
(78)

-1.44
(.15)

4.21±0.73
(60)

4.40±0.68
(56)

-1.44
(.15)

Preceptors Preceptorship
satisfaction

3.17±0.46
(25)

3.57±0.62
(77)

-2.99
(＜.01)

3.10±0.53
(69)

3.70±0.53
(58)

-6.49
(＜.001)

Job satisfaction 3.02±0.47
(25)

3.25±0.48
(77)

-2.10
(＜.05)

3.06±0.57
(69)

3.70±0.51
(58)

-4.27
(＜.001)

Burnout 2.84±0.57
(25)

2.73±0.66
(77)

0.74
(.46)

2.94±0.82
(69)

2.66±0.67
(58)

2.13
(＜.05)

Colleagues Preceptorship
satisfaction

3.19±0.52
(111)

3.58±0.49
(60)

-3.23
(＜.001)

3.10±0.56
(111)

3.50±0.81
(64)

-3.85
(＜.001)

Job satisfaction 3.10±0.47
(111)

3.30±0.48
(60)

-3.86
(＜.001)

3.00±0.46
(111)

3.40±0.45
(64)

-3.95
(＜.001)

Level 2
(Academic 
achievement of 
new nurses)

Comprehensive 
examination

Personal 67.30±10.90
(22)

67.40±11.06
(78)

-0.02
(.99)

64.00±10.77
(60)

62.60±12.69
(56)

0.66
(.51)

Group 79.00±8.37
(22)

80.80±5.22
(78)

-0.86
(.39)

78.50±8.35
(60)

77.00±8.26
(56)

0.82
(.41)

Knowledge 
evaluation 

First 85.30±5.57
(22)

82.10±8.58
(78)

1.99
(＜.05)

76.70±9.77
(60)

82.70±11.91
(56)

-2.69
(＜.01)

Second 97.00±5.45
(22)

85.30±12.78
(78)

2.39
(＜.05)

92.90±5.44
(60)

92.40±6.00
(56)

0.25
(.80)

Level 3
(Job adaptation 
of new nurses)

Clinical competence 3.55±0.47
(22)

3.58±0.54
(78)

-0.26
(.79)

3.70±0.56
(60)

3.68±0.42
(56)

-0.02
(.99)

Professionalism 4.05±0.47
(22)

4.07±0.55
(78)

-0.17
(.86)

4.07±0.54
(60)

4.17±0.41
(56)

-1.18
(.24)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3.89±0.36
(22)

3.90±0.51
(78)

-0.15
(.88)

3.99±0.54
(60)

3.99±0.41
(56)

0.01
(.99)

Evaluation of practice & attitude 90.60±6.99
(22)

92.70±6.18
(78)

-0.63
(.54)

95.00±4.31
(60)

93.90±5.34
(56)

0.88
(.38)

*The number of new nurses assigned to type 1 and type 2 and the number of fellow nurses in the ward are different, so the number of samples 
is different; †Not-answered samples were excluded from the statistical test;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3. Results of Level 4 (Personal Turnover Rate, Patient Safety Incidence Rate, Overtime of a Preceptor)

Outcome indicator Group n (%) or M±SD Z or t p

Level 4
(Management
outcome)

Personal turnover rate of new 
graduate nurses 

Before group (n=295)
After group (n=154)

 46 (15.6)
14 (9.1)

-11.16 ＜.001

Patient safety incidence rate of 
new graduate nurses 

Before group (n=300)
After group (n=306)

 79 (26.3)
 48 (15.7)

-3.22 ＜.001

Overtime of a preceptor (hr) Before group (n=94)
After group (n=135)

 3.67±2.71
 0.66±1.21

11.39 ＜.001

M=mean;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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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과 유형2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시범사업 후 신입간호

사의 현업 적응도는 임상역량, 전문직업성, 조직사회화, 실무

와 태도 평가 점수의 4개 분야에서 모두 시범 사업 전 ․ 후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4) 가설 4 : Level 4 (경영성과)

가설 4(시범사업 후 신입간호사 1년 이내 이직률, 신입간호

사 1년 이내 환자안전사건 보고율, 프리셉터 시간외 근무시간

이 감소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신입간호사 1년 이내 이직률은 시범사업 전 15.6%에서 시범

사업 후 9.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Z=-11.16, 

p<.001).

신입간호사의 1년 이내 안전사고 보고율도 시범사업 전 

26.3%에서 시범사업 후 15.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

소하였다(Z=-3.22, p<.001).

신입간호사 교육기간 프리셉터의 일 평균 시간외근무시간

을 비교한 결과 시범사업 전 3.67±2.71시간에서 시범 사업 후 

0.66±1.21시간(t=11.39,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감소하였다(Table 3).

Ⅳ. 논 의

본 연구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시범사업을 적용한 일 의

료기관의 간호사 만족도, 학업성취도, 현업적응도, 경영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의 성과와 지

속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인 신입간호사, 프리셉터, 동료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토대로 두 그룹 간 동질성 검정에서 일부 차이가 났던 

항목을 살펴보면 프리셉터의 경우 연구대상병원 간호부문에

서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해당 사업

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육에 열의가 있고 역량을 갖춘 간호

사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발

된 간호사들이 실험군의 프리셉터 그룹이 되어 학력과 프리셉

터 경험횟수에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시범사업 전· 후로 제도만족도를 비

교한 결과 유형1과 유형2에서 신입간호사, 프리셉터, 동료간

호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유형

1의 경우 환자간호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상시 발생하는 전

문심화교육 요구에 대해 유형1 교육전담간호사가 프리셉터

를 지원해주고 신입간호사 또한 전문화, 숙련된 교육간호사의 

구조화 된 자료를 필요 시 제공 받을 수 있어서 모두가 만족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형2의 경우 프리셉터의 환

자간호와 신규 교육의 이중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 초기 3

주일간 담당 환자수를 줄여준 것, 신규간호사가 독립한 후 1주

일간 프리셉터가 쉐도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한 점이 

프리셉터, 신규간호사, 그리고 해당 병동 동료 간호사 모두를 

만족하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이는 Park과 Lee [11]의 멘토링 

효과 연구에서 멘토, 멘티 만족도가 모두 향상되었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만족도 중 직무만족도는 프리셉터와 동료간

호사 그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고 신입간호사 

그룹은 유형1과 유형2 모두 실험군에서 직무만족도가 다소 상

승하였으나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Lee [21]의 

프리셉터쉽 효과연구에서 신입간호사의 교육제도에 대한 만

족도뿐 아니라 직무만족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을 보인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프리셉터 그룹에서 만족도 지표의 

세부 항목으로 소진 정도를 측정한 결과 유형2 시범사업 후 소

진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Shin [6] 등은 신입간호사 교육을 위한 프리셉터 제도의 경우 

신입간호사 교육 기간 동안 프리셉터와의 1:1 비율을 유지하

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만족도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리셉터는 높은 직무요구로 인

한 스트레스, 환자 간호를 하면서 신입간호사를 가르쳐야 하

는 이중 부담, 신입간호사에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에 대한 답답함 및 보상 부족 때문에 높은 부담감과 소진을 호

소하고 있다[7]. 교육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현실 속에

서[22] 효율적인 신입간호사 교육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프리

셉터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와 같은 형태의 프리셉터에 대한 업무경감과 다각도 지원을 

통해 소진을 감소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입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시범사업 

전 ․ 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유형1과 유형2 모두 간호부

문 종합시험(개인, 조별)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각 업무 배치지

에서 시행하는 지식평가(1차, 2차)에서도 유형1은 시범사업 후 

지식점수가 오히려 하락하였고 유형2만 1차 지식 평가에서 

일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다. 이는 본 시범사업이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를 통해 프리셉터와의 역할 분담에 일부 

변화를 준 것과 프리셉터의 환자 수 경감에 초점을 두었으나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역량 및 신입간호사의 학습유형별 학습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교수법의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학습자 유형별 교육전달 방식에 

다양하게 변화를 주는 교수법이 수행되고 있는데 Nam 등[23]의 

연구에서는 웹 기반 간호교육 컨텐츠를 활용한 결과 간호 술기

술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고, 

국내 ․ 외의 간호교육에서 시뮬레이션 교육법도 다양하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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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효과를 보이고 있어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24,25].

신입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시범사업 

전 ․ 후의 현업적응도에 대한 평가 역시 임상수행능력, 전문직

업성과 조직사회화를 측정하는 자가평가 설문지와 실무 ․ 태
도에 대한 교육전담간호사의 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시범

사업 전 ․ 후 두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 직업성을 평가한 연구에서 

실제로 전문직업성은 임상간호사의 경력과 지위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어, 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가 경력이 짧은 경우

보다, 그리고 책임간호사나 수간호사가 일반간호사 보다 전문 

직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6]. 또한 신입간호사의 조직

사회화를 측정한 Kim과 Park [27]의 연구와 Park과 Park 

[19]의 연구에서도 신입간호사의 조직사회화가 짧은 기간에 

향상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보았

을 때, 현업적응도에 대한 평가 자체가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시범사업의 효과를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보이며, 체계적인 신입간호사 교육이 현업적응도 향상으로 나

타나기까지는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기존의 연구

대상자들을 일정한 시간 간격을 정해 반복 측정하여 교육의 

효과를 누적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영성과 지표의 경우 시범사업 후 신입간호사의 입사 1년 

이내 이직률, 신입간호사의 안전사고 보고율, 담당 프리셉터

의 시간외 근무시간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문적인 

교육전담간호사투입이 복잡하고 어려운 간호현장에 신입간

호사의 두려움과 부적응을 줄여주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1년 이내 이직을 줄여준 것으로 보이며, 독립 후 1년간의 현장 

맞춤 교육을 통해 환자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한 신입간호사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율 저하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교육기간 환자 수 경감을 통해 프리셉터의 부담을 줄여 줌으

로써 시간외 근무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유사한 연구설

계로 경영성과 지표의 변화를 확인한 선행연구는 없어서 비교

가 어렵지만 Lim 등[28]의 연구에서도 환자 안전사건 보고율 

및 시간외 근무 정도를 교육 프로그램의 경영성과 지표로 사

용하였으며 이러한 경영성과 지표는 주기적, 지속적 평가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개 의료기관에서 짧

은 기간 적용한 결과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으며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반복적, 지속적 데이터 수집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시범사업 적용에 따른 일 

의료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교육전담간호

사 제도 만족도는 유형1과 유형2에서 신입간호사, 프리셉터, 

동료간호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여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학업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향

상을 확인할 수 없어 신입간호사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교

육전담간호사의 교육역량과 교수학습법에 대한 개선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현업적응도는 단기간의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기적, 지속적 평가가 필요하

다. 연구결과에서 복지부 시범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간호사 

보유에 의미 있는 신입간호사의 1년 이내 이직률과 환자안전

사건 보고율, 프리셉터의 시간외 근무가 개선되는 결과를 확

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에서는 신입간호사, 프리셉터, 동료간호사에 대한 정량 평가

만 이루어졌으나 유형1 교육전담간호사 업무 내용에 대한 정

성 평가를 통해 유형1 교육전담간호사의 업무 내용에 대한 질

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지표가 단기간의 시범사업 운

영 후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추후 지속사업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누적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이 신입간호사의 이직률을 낮

추고 간호사 보유에 도움이 된다면 간호사 이직비용을 고려한 

교육전담간호사 도입의 경제성 평가를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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