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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간호학은 지식과 이론을 실무에 적용되고, 응용되는

실무 기반한 학문으로, 간호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들

은 환자의 실제 및 잠재적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1]. 임상실습을 통한 교

육은 간호교육의 궁극적목표인이론적 지식을 임상 실무

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2].

임상실습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의 신

설과 증설로 인한 실습 기관 확보의 어려움, 안전과 권

리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질병의 중증도

상승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

다[3].

한편, 2019년 중국 우한지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19, COVID-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임상실습 교육이 중단되자,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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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들로부터 중재 방법, 연구 주제, 결과 변수, 효과성의 근거합성을 하였다. CINAHL, PubMed, Cochrane Library,

EMBASE, RISS의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7편의 연구가 추출되었고, 무작위 실험연구가 3편, 비무작위 실험연구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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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및 학습을 위한 국제 간호 협회(INACSL)와

의료시뮬레이션협회(Society for Simulation in Healthcare;

SSH)는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임상실습을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4]. 가

상 시뮬레이션(Virtual Simulation)은 컴퓨터를 활용하

여 실제 임상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임상 상

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실제와 같은 간호 상황

을 재현하는 학습 방법으로[5], Virtual Simulation,

Computer-based Simulation (CBS), Virtual Clinical

Simulation (VCS), e-simulation, Web-based simulation

등을 포함한다[6]. VR 시뮬레이션 교육은 장비 구매와

구매한 장비를 관리 및 유지하는 비용 문제와 공간 확

보가 필요한 고 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에 비

해 비용이 적게 들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환경에서

는 이용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다[7]. VR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간호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과 리더십, 환자 분류 기술이 향상되었고[8], 아직 간호

교육에서 VR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지 않은 분야가 많

고, 그 한계가 없어[6] VR을 활용한 간호교육이 모색되

고 있는 시점이다.

VR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의 많은 장점에도 불

구하고 간호대학생의 지식 및 실습역량을 확인한 선행

연구에서 전통적인 방법보다 효과적이지 않거나 효과

에 관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9, 10] 간호교육에서

VR 효과에 관해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VR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험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

고자 한다. 체계적 고찰을 통해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교육 중재의 다양한 주제의 탐색이 가능하고, 최적의

기술적 방법론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간호대학생

의 실습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

상현실 교육 중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간호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1) 이론적 기틀

본 연구는 VR 시뮬레이션 교육의 실험 중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재의 주제 및 방법, 중재방법

및 중재효과를 평가한 체계적 문헌고찰로,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of Systemic Reviews and

Meta-Analysis)[12]의 체계적 고찰 보고 지침을 기반으

로 하여 수행되었다.

2) 검색 전략

문헌 검색은 2022년 9월 5일부터 9월 15일에 걸쳐

전자 자료원에서 MeSH와 EMTREE를 이용하여 진행

하였다. Cochrane Library, PubMed, EMBASE, CINAHL

complete, RISS의 5개 검색 엔진에서 Participant,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Study Design

(PICO-SD)에 맞춰 고급 검색을 시행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는 독립적으로 문헌을 검색 후 검색된 자료를 각

자 파일로 정리하였고, 최종적으로 회의를 통하여 확인

하였다. 검색원은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이 제시한 COSI (Core Standard, Ideal) 모델을 이용하

였다.

검색키워드는 ‘가상현실’, ‘간호대학생’, ‘시뮬레이션’

‘교육’, ‘중재’로 MESH 용어와 자연어, 유사어를 사용하

여 고급 검색으로 시행하였다.

국외검색데이터베이스는 Cochrane Library, CINAHL

complete에서 “( “NURSING STUDENT*” AND

“VIRTUAL REALITY” ) AND ( SIMULATION OR

“SIMULATION EDUCATION” OR “SIMULATION

LEARNING"), EMBASE, PubMed에서 “(Virtual

Reality OR Augmented Reality OR Mixed Reality OR

Metaverse OR Game based Education) AND Nursing

Student”로 하였다. 국내 문헌 검색은 RISS에서 상세

검색으로 ‘가상현실 간호’, ‘증강현실 간호’, ‘혼합현실

간호’, ‘메타버스 간호’를 검색하였다. 비뚤림 감소를 위

하여 Google Scholar에서 hand search를 시행하였다.

문헌 검색 결과 Cochrane Library, PubMed, EMBASE,

CINAHL complete, RISS에서 각각 30/443/272/181/167

편, 수기 검색 1편으로 총 1094편이 추출되었다. 이 중

중복된 문헌 5편을 제거하고 포함기준과 배제기준에 따

라 총 7편 추출하였다(Figure 1).

3) 자료 추출

문헌의 선정기준은 (1)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성인

간호교육 중재, (2) 실험연구, (3) 영어 또는 한국어로

발표된 저널 논문, (4) 학술 저널의 전문 이용이 가능한

논문이었으며, 배제기준은 (1) 핵심간호술기 간호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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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구, (2)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연구 보

고서 등의 회색논문, (3) 학위논문, 단행본, 연구결과에

대한 제시가 없는 논문, (4) 미출판된 논문, (5) 간호사

대상 연구였다.

문헌의 선정은 Participant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Setting Time-Study Design (PICOST-SD)

의 연구질문[13]에 따라 대상자(Participant)는 간호대학

생, 중재(Intervention)는 VR 기반 시뮬레이션 교육, 비

교 대상(Comparison)은 대조군에 VR 미사용, 고 충실

도, 저 충실도, 마네킨 등을 이용한 전통적인 시뮬레이

션 방법의 교육 중재를 제공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

다. 결과(Outcome)는 간호대학생의 지식, 기술, 태도를

모두 포함하였다. 장소(Setting)는 VR 비대면 원격교육

중재 연구, 시점(Time)은 중재 전, 중, 후 모두를 포함

하였고, 연구 설계(Study Design)는 무작위실험연구,

유사 실험연구, 조사 분석연구를 포함하였다.

그림 1. 체계적 고찰 검색 흐름
Figure 1. PRISMA Flow for Systematic Review

4) 자료 분석

문헌의 질 평가는 무작위 실험연구는 Cochrane의

ROB-2 (Risk-Of-Bias 2)의[14] 7가지 평가 항목을 3개

의 논문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비 무작위 실험연구는

ROBINS-I (Risk-Of-Bias In Non-randomized Studies

of Interventions)을[15] 사용하여 4개의 논문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고찰된 논문은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사례보고서를 작성하여, 1 저자명, 출판연도, 국가, 연구

장소, 연구 설계, 대상자 수, 중재 방법, 중재 형식, 중재

기간, 중재 횟수, 중재 주제, 결과변수, 결과분석, 통계

적 유의도 순으로 구성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중재 방법

본 연구는 5개국에서 시행된 실험연구 총 7편 선정

하였으며, 문헌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보고되었

고, 국가는 한국 3편, 영국 1편, 이란 1편, 싱가포르 1편,

대만 1편이었다. 중재 장소는 가상 시뮬레이션센터, 온

라인, 플랫폼이었다. 연구 설계는 무작위 실험연구가 4

편, 유사 실험연구가 3편이었다. 대상자는 간호대학생

2～4학년 학생이었다. 대상자 수는 38명에서 최대 207

명이었다(Table 1).

Author
(Year)

Nation Setting Study Design
Number
(Exp-Cont)

Chan
(2021)

Taiwan
Virtual
Simulation

RCT 38-39

Lim
(2021)

South
Korea

Virtual
Simulation

single group
pre-post test

31

Oh
(2021)

South
Korea

Virtual
Simulation

a one-group
pre-post test study

54

Shamsaee
(2021)

Iran
Virtual
Simulation

RCT 39-40

You
(2021)

South
Korea

Virtual
Simulation

a quasi-experimental
design

24-24

Siah
(2022)

Singapore
Virtual
Simulation

a single group
pre-post test study

207

Singleton
(2022)

U.K platform RCT 88-83

표 1. 가상현실 간호교육 중재 방법
Table 1. Virtual Reality Intervention Characteristics

2. 중재 주제

중재 명칭은 없는 경우가 3편, vSim for nursing,

VR docs가 있었다. 중재 형식은 vSim group, Clinical

Practice, internet based platform, Unity 3D platform이

었다. 중재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1학기였으며, 중

재 회수는 최소 1번에서 최대 1학기이었다. 중재 주제

는 vSimⓇ for Nursing(Laerdal, Staranger, Norway)을

이용한 성인 간호 대상자 중재,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정보 활용 능력 교육, 가상현실 기반을 활용

한 항암화학요법 절차 수행, 수술실 간호사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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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 대상자 간호가 있었다(Table

2).

Author
(Year)

Title Format Themes Span

Chan
(2021)

VR docs
internet
based
platform

Chemotherapy 1 week

Lim
(2021)

vSim for
nursing

vSim
group

medical-surgical
nursing scenario

2 weeks

Oh
(2021)

vSim for
nursing

vSim
group

medical-surgical
nursing scenario

2 days

Shamsaee
(2021)

-
internet
based
platform

Information
literacy

4 weeks

You
(2021)

vSim for
nursing

vSim
group

medical-surgical
nursing scenario

5 weeks

Siah
(2022)

-
internet
based
platform

perioperative
nursing

1 day

Singleton
(2022)

-
Unity 3D
platform

NIDDM with
complication

1 semester

표 2. 가상현실 간호교육 중재 주제
Table 2. Virtual Reality Intervention Themes

3. 중재 결과의 효과성

VR 시뮬레이션 교육 중재 결과 항암화학요법에 대

한 지식(p=.003)과 태도(p=.002)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과정 수행능력(t=-3.77, p<.001), 비

판적 사고 성향(t=-3.60, p<.001), 자기효능감(t=-3.58,

p<.001)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

육 중재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t=-3.88, p=.699)정

도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학업

적 자기효능감(t=-2.64, p=.01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웹을 기반으로 한 정보문해력 향상 교육

중재 결과, 간호학 정보를 찾는 기술(t=3.14, p=.002), 검

색 연산자 관련 지식(t=39.84, p<.001)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가상현실 기반으로 성인 대상자 간호 수행 중

재 후,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F=8.40, p=.006), 문

제해결능력(F=7.29, p=.010)과 간호수행자신감(F=11.26,

p=.00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의 업무에 대한 교육 중재 결과 효율

성(p<.001), 태도(p<.001), 자신감(p<.001)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Unity 3D 플랫폼 기반으로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 대상자 간호를 수행한 결과, 실

험군에서 저혈당 관련 지식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p<.001)(Table 3).

Author
(Year)

Outcomes
t, F, %, or
M(SD)

p

Chan
(2021)

Knowledge 6.41 .013
Attitude 8.47 .005

Lim
(2021)

Nursing process competency 4.09±0.46 <.001
Critical thinking 4.01±0.39 <.001
Self-efficacy 3.88±0.42 <.001

Oh
(202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29.04±4.59 .699
Academic Self-efficacy 107.56±21.28 .011

Shamsaee
(2021)

Use of different information
resource

2.53±0.54
.18

Information seeking skills 2.58±0.31 .002
Knowledge about search

operators
0.67±0.07

<.001

You
(2021)

Critical competency 3.67±0.30 .006
Problem solving ability 3.69±0.32 .010
Nursing performance

confidence
3.68±0.35

.002

Siah
(2022)

Efficacy 3.37 <.001
Attitude 3.28 <.001
Confidence 3.34 <.001

Singleton
(2022)

Knowledge 1.00 <.001

표 3. 가상현실 간호교육 중재 효과
Table 3. Virtual Reality Intervention Effects

4. 논문의 질 평가

3편의 무작위 연구는 ROB-2 평가 항목에 맞추어 무

작위 배정의 비뚤림, 의도한 중재의 이탈 비뚤림, 결측

치의 비뚤림, 결과 측정의 비뚤림, 연구결과 선택 보고

의 비뚤림, 전체 비뚤림에 총 6개의 평가 항목에 대하

여 그 위험성의 정도를 정보 없음, 약간의 우려, 낮음,

높음 중에 평가하였다[14], 3편의 문헌은 비뚤림 위험이

낮은 경우가 2편, 높은 경우가 1편이었다.

4편의 비 무작위 연구는 ROBINS-I 평가 항목에 맞

추어 혼란변수로 인한 비뚤림, 대상자 선택 비뚤림, 중

재 분류의 비뚤림, 중재의 이탈 비뚤림, 결측치의 비뚤

림, 측정 결과의 비뚤림, 연구결과 선택보고 비뚤림, 전체

비뚤림 총 8개의 평가 항목에 대하여 그 위험성의 정도

를 불확실, 낮음, 중간, 높음, 심각으로 평가하였다[15].

4편의 문헌은 중간이 2편, 높음이 2편이었다(Figure 2).

Ⅳ.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안전에 대한 환자의 욕구 증가와 더

불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으로 제한된 임상

실습 교육을 대체하기 위해 의존도가 높아진 VR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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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교육 중재로 체계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발표된 총 7편의 연구를 확인

하였으며, 본 장에서는 향후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될

수 있는 개입의 방법, 주제 및 결과의 효과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중재 방법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여

시뮬레이션센터에서 실험군에 VR 시뮬레이션을 활용

한 교육 중재를 제공하고, 대조군에는 전통적 방식의

대면 시뮬레이션 실습을 한 방식을 주로 사용되었다.

중재의 주제는 가상의 내․외과 질환이 있는 대상자

의 실습 교육과 정보 문해력 관련 교육을 통해 간호대

학생의 지식, 태도 기술을 증진시키는 중재로 나눌 수

있었다. 대만의 한 대학의 간호대학생에게 1주일간 항암

화학요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한 후 항암제

투여 방법 및 남은 약물 처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16]. 항암화학요법은

환자뿐 아니라 투여하는 종양 전문간호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고위험 약물로, 교과과정에서 다루기 어

려운 교육내용을 VR 교육 중재를 통해 윤리적 문제로

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16].

vSim for Nursing(Laerdal Medical & Wolters

Kluwer Health)의 성인간호학 시나리오 4개를 이용한

총 2주간 교육 중재를 통해 일반적 특성 중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

가 높은 집단에서도 간호과정 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

성향 및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17]. 하지만 본 연구는 단일군 사전‧사후 유사 실

험연구로 진행되었기에 향후,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프

로그램을 이용한 비교연구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가상의 환자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환자를 간호

하는 교육 중재연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

적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으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하위 항목 중 ‘학습 실행 지속성’만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8]. 학습자의 주도

적 프로그램 활용 및 학습 진행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 전략

수립에 관한 향후 연구의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근거기반 실무(Evidence-based practice)를 위한 정

보 활용 능력 교육 중재연구는 중·저소득국가에서는 관

심이 미흡한 가상현실 기반 정보 활용 능력 교육 중재

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19]. 근거기반 실무를 위

해 간호대학생의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은 확립은 필수적이고, 교육프로그램 중재를 통해

검색 연산자를 활용하여 필요한 간호 정보를 찾는 기술

이 향상하였다[19]. 디지털 네이트브라 일컬어지는 현재

학생 인구의 학습 및 생활 변화에 따른 전통적인 교수

학습보다 자기주도적 및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개발과 효과 입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 2학년에게 VR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하

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경험하게 한 중재연구는 문제해

결 능력이 전체 및 다섯 가지 하위영역에서 모두 대조

군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20]. 하지만 임상수행

능력 중 하위영역인 ‘간호술기’는 대조군과 큰 차이가

그림 2. 검색논문의 질 평가
Figure 2. Quality Appraisal of review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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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상대로 가상 정맥주사 시

뮬레이터와 플라스틱 재질의 팔 모형으로 정맥카테터

삽입술을 비교 수행한 선행 연구[21]처럼 VR 시뮬레이

션은 정맥도관 삽입술, 혈당 측정과 같은 섬세한 손동

작 구현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추후 시나리오 구

동 시 신체 부위 모형과 환자 시뮬레이터를 함께 이용

하거나,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고위험 혈액 매개 감염병인 만성 C형 간염 환자의

간이식술에 대한 가상현실 교육 중재연구는 수술실 임

상실습을 앞둔 간호대학생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통

해 실습에 대한 효능감, 태도, 자신감이 향상되었다[22].

환자의 안전에 대한 요구도 증가, 임상실습 현장 부족

및 감염병의 유행으로 감소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기회를[3] 단순한 관찰이 아닌 가상현실 기반을 통해

직접 수행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22].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이 임상실습 교육의 대안

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높은 기술

력과 지식, 위험을 동반하는 간호 실습을 대체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의 필요성도

시사하는 바이다.

비판적 현실주의(Critical Realist) 문헌 고찰과 부분

최소 제곱 구조 방정식(Partial least square structure

equation model)을 적용하여 시나리오 및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방법론적 접근 방식을 통해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학습경로에 대한 이해를 밝혔다는 장점이 있

다[23].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당뇨에 대한 지식 정도

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시각화 측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반복적으로 실습할 수 있고, 개별화된 학습 기회

가 제공되어 몰입감이 증대되고 그 결과 자신감이 향상

되었다[23]. VR을 활용한 간호교육을 통해 핵심술기 뿐

아니라 지식도 향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추

후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가 있어 보인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발표된 7편의 문

헌을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수행된 성인간호실습

VR 교육 중재의 방법, 주제, 결과의 효과성을 체계적으

로 고찰하였다. 중재는 간호대학생에게 VR 기반 시뮬

레이터를 이용한 성인 간호 대상자 중재와 임상 현장

실습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항암화학요법과 수술실에서

의 역할 수행을 가상현실 기반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

비판적 사고과정을 거쳐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환자를 대할 때의 자신감에 변화를 일으켰다. 코로나

-19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대학 기관을 비롯한 많은 교

육기관의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되었고, 교육에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24]. 이와 더불어 간호학 특성

상 안전과 윤리성의 문제로 임상 현장에서 실습하기 어

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실습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간호대학생을 위한 교육 중재에 활

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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