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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사소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1] 상

대방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것[2]으로 조화롭고 생산적

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3]. 즉, 보건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4]로 대상자와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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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연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 체

계적 고찰이다. 문헌검색은 2023년도 6월까지 출간된 논문으로 데이터베이스는 RISS, KISS, DBpia, KCI를 이용

하였다. 검색어는 ‘간호대학생’, ‘간호’, ‘SBAR’, ’의사소통’을 사용하였다. 총 57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최종적으

로 17편이 포함되었다. 측정된 결과 변수는 의사소통 명확성,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자신감, 비판적 사고능력,

자기효능감, 보고 자신감, 임상판단력, 의사소통 만족도 등에 대부분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으나 일부 연구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도 확인되었다. 이에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재의 툭성과 내용을 분석하고 효과를 평가

하여 향후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재의 후속 연구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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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review the evidence of effects of SBAR for communication in domestic 
nursing students. Four databases were searched for articles publised until June 2023 that databases include RISS, 
KISS, DBpia & KCI. Key word used for search include 'nursing students,' 'nursing,' 'SBAR,' 'communication.' Of 57 
papers searched, seventeen studies were selected for data analysis. Studies evaluated outcomes including 
communication clarity,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confidence, critical thinking ability, self-efficacy, 
reporting confidence, clinical judgment, and communication satisfaction that most studies reported positive effects 
while some figur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ly, we inte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communication interventions using SBAR, evaluate their effectiveness, and use them as evidence for 
future follow-up research on communication interventions using S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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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 및 조직 구성원 간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성공

적인 간호 중재를 위한 중요한 요소[5]로 간호교육의

핵심이다[6].

의료조직의 확대와 전문화로 다학제간 치료를 권고

하고 있는 의료환경 시스템[7]에서는 직종 간 이질성으

로 의사소통은 더 어려워지고[8] 업무에서의 갈등과 불

화를 경험하고 있다[9]. 따라서 명확한 의사소통은 중요

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10].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은 중요한 정보를 간결하

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명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환자의 안전과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며[10], 성공

적인 간호 중재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5]. 한국간호교육

평가원에서는 졸업 전에 간호대학생들이 달성해야 하

는 핵심역량으로 ‘전문 분야 간 협력관계’와 ‘치료적 의

사소통술’을 제시하고 있다[11]. 그러나 간호교육에서

의사소통은 환자 대상의 치료적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

고 있어[12], 의료인 간의 명확하고 체계적인 의사소통

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13]. 그러므로 간호대

학생에게 구조화된 의사소통을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14].

미국 의료질향상기구(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에서 제안한 SBAR는 상황(Situation), 배경

(Background), 사정(Assessment), 제안(Recommenda–

tion)으로 구성된[15]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전

달을 목적으로 개발된 구조화된 의사소통 도구[16]로

SBAR의 상황 단계에서는 자신의 소속, 이름, 대상자의

이름, 대상자에게 발생한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배

경 단계에서는 현 문제와 관련된 과거력, 전후 상황 및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18]. 사정 단계에서는

검사 결과, 활력징후 등의 결과를 제공하며 문제가 무

엇인지를 설명하고, 제안 단계에서는 발생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19] 즉각적으로 해야 할 행동에 대한 의견

을 제시하여 의사소통 시 불필요한 정보의 전달과 정보

의 누락을 감소시킬 수 있다[20]. 이에 SBAR의 활용은

늘어나고 있으며 학생 교육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2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SBAR를 적용한 선행 연구

를 살펴보면 임상실습에 적용한 연구[22-27]에서 의사

소통 명확성, 의사소통 만족도, 의사소통 능력, 자기효

능감, 자기 표현성, 보고 자신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

제해결 능력, 셀프리더십, 임상 판단 능력이 향상되었

다. 시뮬레이션 수업에 적용한 연구[28-35]에서 간호대

학생의 의사소통 명확성, 의사소통 자신감, 의사소통 능

력,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명확성, 임상 판단 능력, 임

상 수행 능력, 임상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었다. 건강

사정 실습에 적용한 연구[36]에서는 의사소통 명확성,

의사소통 자신감과 학습 동기가 향상되었다. 사례 기반

시나리오 개발 연구[13]에서는 의사소통 명확성, 의사소

통 자신감,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

간호대학생에게 제공된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교육은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정해진 형식에 맞춰 보고함에 따라 의사소통과 관련된

명확성,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

고, 문제해결 능력, 임상 판단 능력, 학습 동기 등이 향

상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보듯이 명확한 의사소통은 대

상자의 안전과 간호의 질[37]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간호 중재의 중요한 요소[10]로 SBAR를 활용한 의사

소통이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으나,

동일한 변수의 연구가 반복됨에 따라 일부 변수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SBAR를 활용한 의사소

통 연구를 확인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SBAR

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재의 특성과 내용을 분석하고 효

과를 평가하여 향후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재의

후속 연구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SBAR를 활용한 의사

소통 중재를 시행한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 시행된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

성을 파악한다.

둘째, 현재까지 시행된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의 특성을 파

악한다.

셋째, 현재까지 시행된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

악한다.

Ⅱ.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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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문헌고찰은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PRISMA] 연

구 지침에 따라 시행되었다.

1. 연구설계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SBAR를 활용

한 의사소통 문헌을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

구이다.

2. 문헌 선정 기준

1) 선정 기준

연구대상 문헌의 선정기준은 핵심질문(participants,

interventions, comparison, outcomes [PICO])에 따라

(1) 연구대상(participants)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

였다. (2) 중재(intervention)는 SBAR를 활용한 의사소

통 연구를 포함하였다. (3) 비교대상(comparison)은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재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

을 대상으로 하였다. (4) 결과(outcome)는 SBAR를 활

용한 의사소통 중재를 활용하여 수치로 표현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5)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문

과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선정기준으로 하였다.

2) 배제기준

연구대상 문헌의 배제기준은 (1) 대상자가 간호대학

생이 아닌 연구, (2) 문헌고찰 연구, (3) 학술대회 자료,

(4) 질적 연구, (5)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연구이다.

3. 문헌검색과 선정

1) 문헌검색

2023년 6월까지 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인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검색

어별 2회 이상 검색을 시행하였다. 검색 데이터베이스

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누

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이용하

였다. 검색어는 ‘간호대학생’, ‘간호’, ‘SBAR’, ’의사소통’

으로 검색하였다.

2) 문헌선정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자료추출을 시행하였으

며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논의 과정을 통해 문헌을

함께 검토 후 합의점을 찾아 선택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EndNoteX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리하고, 중복문

헌을 제거하였다.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선택된 문헌

의 원문을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에 따라 재검토하여 논

의를 통해 합의된 결과를 적용하였다.

4. 문헌의 질 평가

선택된 문헌에 대한 질 평가는 2인의 평가자가 독립

적으로 평가하고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논의하여 이견

을 조정하였다.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는 revised

Cochrane risk of bias tool for randomized trials (RoB

2)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비무작위 실험연구는 Risk

of Bias In Non-randomized Studies of Interventions

(RoBANS)을 사용하여 질 평가를 시행하였다.

RoB 2 질 평가 도구의 항목은 무작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뚤림, 의도한 중재로부터의 편차로 인한 비

뚤림, 결과 데이터 누락으로 인한 비뚤림, 결과 측정상

의 비뚤림, 선택적인 결과 보고의 비뚤림, 전반적인 비

뚤림의 6개의 평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최종판정은 RoB 2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에 따라 비뚤림

위험을 ‘낮음(low)’, ‘다소 우려 있음(some concerns)’,

‘높음(high)’으로 최종 판단한다.

RoBANS 질 평가 도구의 항목은 대상군 선정, 교

란변수, 중재 측정, 결과 평가에 대한 눈가림, 불완전한

자료, 선택적 결과 보고와 같이 총 6개 평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에 대한 질 평가의 판단 근거는 ‘대

상군 선정’ 영역의 경우 연구설계가 전향적이거나 대상

자 모집이 연속적인 경우, ‘교란변수’ 영역은 중재 프로

그램 시행 후 변수의 재측정 기간이 2주 이상으로 학습

효과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중재 측정’ 영역은

타당도가 입증된 설문지를 사용한 경우, ‘결과 평가에

대한 눈가림’은 연구자의 눈가림 시행 여부가 보고된

경우, ‘불완전한 자료’ 영역은 연구대상자의 탈락 이유

가 균형이 있거나 응답률이 높은 경우, ‘선택적 결과 보

고’는 연구 시행 전 제시된 변인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보고한 경우, 낮음으로 판정하였다[38].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정성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메타분석은 문헌별 연구설계와 연구 결

과 보고 방식이 이질적이고, 중재 프로그램이 다양하여

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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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추출은 연구자 1명이 기본 서식을 먼저 작성

한 다음 평가자 간 논의를 거쳐 형식을 확정하였다. 연

구대상, 연구설계, 중재 기간 및 횟수, 연구결과로 나누

어 자료를 추출하였다. 2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자

료를 추출 후 연구자 1명이 원문을 검토하여 추출된 내

용을 다시 점검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문헌선정결과

검색식을 이용하여 RISS, KISS, DBpia, KCI를 검색

한 결과 총 57편의 논문 중 중복된 문헌 32편을 제외하

고 25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제목과 초록을 검토한 후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2편의 문헌을 제외한 23편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헌은 전문을 검토하여 프

로그램 개발 연구 5편과 학술대회 자료 1편으로 총 6편

이 제외되어 체계적 고찰에 포함된 연구는 17편이었다

[그림 1].

국내 데이터베이스 검색 후
확인된 문헌 수 (n=57)

- RISS (n=24)
- KISS (n=1)
- DBpia (n=15)
- KCI (n=17)

중복제거후남은문헌수 (n=25)

제목과 초록 검토 후
배제된 문헌 수 (n=2)

선별 대상 문헌 수 (n=23)

전문 검토 후 배제된 문헌 (n=6)
- 프로그램개발 연구 (n=5)
- 학술대회 자료 (n=1)

최종 분석대상 문헌 수 (n=17)

그림 1. 문헌선정흐름도
Figure 1. PRISMA flow diagram for the literature search

2. 일반적 특성

17편의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는 학위논문 1편, 학술

지 논문 16편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학년 대상 4편, 3학년 대상 3편, 4학년 대상 10편의 연

구가 시행되었다. 논문의 발행 연도는 2016년부터 2022

년까지로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최

근 7년 이내에 시작되었다. 문헌들에서 사용된 연구설

계 방법으로 1편은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 연구였으며

16편은 비무작위 실험설계 연구였다[표 1].

3. 문헌의 질 평가

문헌의 질 평가 결과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는

무작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뚤림, 의도한 중재로부

터의 편차로 인한 비뚤림, 결과 데이터 누락으로 인한

비뚤림, 선택적인 결과 보고의 비뚤림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결과 측정상의 비뚤림과 전반적인 비뚤림

은 다소 우려로 평가되었다[표 2].

비무작위 실험연구 16편 중 15편(93.8%)은 전향적

연구, 충분한 추적관찰 기간을 보고한 연구가 11편

(68.8%)으로 보고되어 전체적으로 선택 비뚤림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타당도가 입증된 설문지를 사용한

문헌은 13편(81.3%)으로 전체적으로 실행 비뚤림의 위

험이 낮았다. 12편(75%)은 응답률이 높고 탈락률에 대

해 확실하게 보고하여 탈락 비뚤림 가능성이 낮게 평가

되었다. 선택적 결과를 보고한 위험이 높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15편(93.8%)에서 보고가 되어 보고 비뚤림

의 가능성은 없었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눈가

림 여부에 대해 보고된 문헌이 없어 결과 확인 비뚤림

에 대한 위험은 평가할 수 없었다[표 3].

표 2. 문헌의 질평가(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
Table 2. Risk of bias in randomized controlled studies
저자(년도) R D Mi Me S O
김은정(2018) L L L SC L SC
R=The randomization process; D=Deviations from the intended interventions;
Mi=Missing outcome data; Me=Measurement of the outcome; S=Selection of the
reported result; O=Overall bias

표 3. 문헌의 질평가(비무작위 연구)
Table 3. Risk of bias in non-randomized studies

저자(년도) SP C M B I SR
김동원,신정순(2022) L H L UC L L
정애화 등(2021) L L L UC L L
양희모,김연정(2021) L L L UC L L
김선영,김형선(2020) L L L UC L L
서인주,장순양(2020) L H L UC L L
이외선(2020) L L L UC L L
임순옥 등(2020) L L UC UC L L
조현아 등(2020) L H L UC L L
황혜정,김현희(2020) L L L UC L L
도지영,신수진(2019) L H L UC H L
노윤구,이인숙(2018) L L L UC L L
박수진,최효신(2018) L L L UC L L
성춘희,윤정현(2018) L L UC UC H L
윤정현,이은주(2018) L L UC UC H H
김월주,김선영(2016) L L L UC L L
노기옥 등(2016) UC H L UC UC L
SP=Selection of participants; C=Confounding variables; M=Measurement of exposure;
B=Blinding of the outcome assessments; I=Incomplete outcome data; SR=Selective
outcome reporting; UC=Un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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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정된 연구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elected Studies

저자
(년도)

설계 대상자
중재

결과
과목 내용 기간

김동원,
신정순
(2022)

단일군
전후설계

n=85
(4학년)

시뮬레이션
실습

SBAR 의사소통 교육
상황-간호사 이름과 소속 알리기, 의사

확인, 환자 이름과 주요증상
배경-정보(진단명, 입원이유, 현문제,

과거력, 약물투여 상태)기술
사정-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판단이
가능한 자료(활력징후, 검사결과)

제안-의사방문(환자상태확인)요청,
추가 처방 여부 확인

4일
2시간
총 8시간

의사소통명확성 (p<.001)
의사소통자신감 (p=.005)
의사소통능력 (p=.015)

양희모,
김연정
(2021)

단일군
전후설계

n=45
(2학년)

건강사정
실습

SBAR 의사소통 교육
상황-간호사 알리기, 대상자 현재 건강

문제의 내용과 심각성 설명
배경-진단명, 과거력, 임상적 정보
(약물투여, 혈액및검사결과)제공

사정-대상자 건강상태 사정내용 설명
제안-문제 해결위해 간호사가 제안
하고자 하는 내용 명확히 요청

주 2시간
총 15주

의사소통명확성 (p<.001)
의사소통자신감 (p<.001)
학습동기 (p<.001)

정애화
등
(2021)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n=216
실험군=103
대조군=113
(3학년)

성인간호학
실습

SBAR 보고 교육
1주-개인별 사례를 보고, SBAR 보고
교육의 정의, 방법, 예시 제시 등을
교육 후 피드백

2주-개인별 사례를 SBAR에 맞추어
작성후 2명씩팀으로인수및인계

1주
1회씩
총 2주간

의사소통명확성 (p<.001)
의사소통만족도 (p<.001)
의사소통능력 (p<.001)
보고자신감 (p=.009)

김선영,
김형선
(2020)

단일군
전후설계

n=53
(3학년)

지역사회
간호학실습

SBAR 적용한 실습교육 프로그램
1단계-SBAR 교육실시, 주어진 사례를

근거로 임상사례 보고서 작성
2단계-임상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

기술, SBAR 형식으로 보고서
작성 후 피드백

3단계-주어진사례에 대해 SBAR 형식
보고서 작성 후 실제 평가 적용

2주간
의사소통능력 (p=.709)
비판적 사고성향(p=.001)
문제해결능력 (p=.042)

서인주,
장순양
(2020)

단일군
전후설계

n=21
(4학년)

시나리오
개발-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기본간호학

SBAR 프로그램
사전설문지작성 10분
강의/동영상 시청 30분
사례분석 및 역할극1 50분
사례분석 및 역할극2 50분
피드백 및 토의 30분
설문지 10분

4단계
총 180분

의사소통명확성 (p<.001)
의사소통자신감 (p<.001)
자기효능감 (p<.001)

임순옥
등
(2020)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n=84
실험군=42
대조군=42
(4학년)

시뮬레이션
실습

SBAR기반 인수인계 교육프로그램
1주-오리엔테이션 10분, 이론교육 50분
2주-팀별 시뮬레이션 교육 30분
3주-팀별 인수인계 자율 실습 60분
4주-팀별 평가 30분, 디브리핑 30분

4주간
총 210분

의사소통명확성 (p<.05)
의사소통자신감 (p=.250)

이외선
(2020)

단일군
전후설계

n=44
(4학년)

성인간호학
실습

SBAR 보고교육
1주차
1회-교육(개념, 필요성, 적용 예시)
개인별 사례를 SBAR에 맞추어
수기 작성 후 발표, 질의 응답,
교수자 피드백

2회- 피드백 부분 SBAR 양식으로
재수정 발표, 조원끼리 피드백,
토론하여 수정

2주차: 1주차와 동일하게 반복 시행

주 2회
총 2주간

의사소통명확성 (p<.001)
의사소통능력 (p<.001)
보고자신감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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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정된 연구의 특성(계속)

Table 1. Characteristics of Selected Studies(Continue)

저자
(년도)

설계 대상자
중재

결과
과목 내용 기간

조현아
등
(2020)

단일군
전후설계

n=91
(4학년)

시뮬레이션
실습

SBAR 적용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1단계-교육(개념, 필요성, 적용 예시)
2단계-사례에대한 SBAR 보고서 제출
3단계-SBAR 보고서 적용하여 시뮬레

이션 실습 평가
4단계-디브리핑

4일
30시간

의사소통명확성 (p<.001)
의사소통자신감 (p<.001)
임상의사결정능력
(p<.001)

황혜정,
김현희
(2020)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n=69
실험군=34
대조군=35
(4학년)

임상실습

SBAR 인수인계 교육
교육-일반적사항, 과거력, 수술및시술
시행, 측정 및 관찰, 투약, 시행한
검사판독, 검사결과판단능력,섭취
량과 배설량, 의사소통 방법 표현

인수인계 방법- 인수인계에 SBAR
인수인계 순서에 따라 진행 교육

인수인계 후-개별적 피드백

실습 전
40분

의사소통능력 (p<.001)
셀프리더십 (p<.001)
임상판단력 (p<.001)

도지영,
신수진
(2019)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n=62
실험군=31
대조군=31
(4학년)

시뮬레이션
실습

SBAR 활용한 인수인계 교육프로그램
1일-이론교육(인수인계 기본개념,
SBAR 개념), 개별인계작성활동(환
자정보를 조직하고 전달하는 훈련)

2일-인계작성활동(수술 후 감염, 통증
및투약, 검사준비, 시나리오), 역할
극 진행, 인수인계 수행, 피드백

1일 60분
총 2일

자기효능감 (p<.001)
의사소통능력 (p=.025)
임상수행능력 (p=.618)

김은정
(2018)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n=56
실험군=29
대조군=26
(4학년)

시뮬레이션
실습

SBAR 교육프로그램
이론교육과 실습-이론 150분, 동영상
시청 30분, 시범교육과 역할극 120분
시뮬레이션 과정-사전 브리핑, 그룹별
시뮬레이션 운영 15분
디브리핑- 그룹별로 경험한 상황을
토론 후 SBAR에 따라 기록 40분

총
355분

의사소통명확성 (p<.001)
의사소통자신감 (p<.001)
임상판단 능력 (p<.001)
비판적 사고성향(p<.001)

노윤구,
이인숙
(2018)

단일군
반복측정
설계

n=27
(3학년)

임상실습

SBAR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
실습 전-SBAR 의사소통 강의식 교육
실습 중
1주-의사소통 시나리오 역할극
2주-간호사례기반 의사소통역할극
3주-의사소통 시나리오 역할극
4주-간호사례기반 의사소통역할극

교육
-2시간
역할극-
주 2시간
4주

총10시간

SBAR 기술지식 (p<.001)
의사소통자기효능감
(p<.001)

박수진,
최효신
(2018)

단일군
전후설계

n=112
(2학년)

시뮬레이션
실습

사례기반 SBAR의사소통교육프로그램
1회기-SBAR 이론 교육
2회기-폐렴환자사례분석, SBAR틀에
따라 환자 인수인계 기록지 작성,
인수인계 실습 후 전체 피드백진행

3회기-당뇨환자 사례 적용하여 개인별
환자인수인계기록지 작성, 환자보고
시행, 실습 후 일대일 피드백 진행

1주 50분
3회

총 150분

비판적사고성향 (p=.007)
의사소통능력 (p<.001)
의사소통자기효능감
(p=.104)

성춘희,
윤정현
(2018)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n=53
실험군=28
대조군=25
(2학년)

기본간호학
실습

SBAR 적용 시뮬레이션 학습
1주-배뇨간호에 대한 이론강의
단순도뇨와 유치도뇨의 기본수기술
배뇨곤란 대상자 사전시뮬레이션

2주-조별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 실시

1주
6시간
총 2주간

비판적 사고 (p=.015)
의사소통명확성 (p=.242)
자기효능감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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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정된 연구의 특성(계속)
Table 1. Characteristics of Selected Studies(Continue)

저자
(년도)

설계 대상자
중재

결과
과목 내용 기간

윤정현,
이은주
(2018)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n=69
실험군=33
대조군=36
(2학년)

시뮬레이션
실습

SBAR 이용 팀기반 시뮬레이션 학습
1단계-사전 자가 학습 과정
2단계-준비도 확인 시험
3단계-학습내용적용단계

주 6시간
총 2주간

비판적 사고 (p<.001)
의사소통명확성 (p=.040)

김월주,
김선영
(2016)

단일군
전후설계

n=30
(4학년)

간호관리학
실습

SBAR 이용한 실습 교육
1-필요성, 적용 예시, 역할극
2-사례에 대한 SBAR 보고서 작성,
자기표현, 의사소통소개, 대화기록지
작성, 역할극
3-시나리오 작성 및 SBAR 형식 사례
분석, 의사소통기록지작성,역할극
4-의사소통 사례 작성 및 발표

주 2회
2시간
총 2주간

자기표현성 (p<.001)
의사소통능력 (p=.740)
비판적사고성향 (p=.370)

노기옥
등
(2016)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n=105
실험군=56
대조군=49
(4학년)

시뮬레이션
실습

SBAR 보고 교육프로그램
1단계-SBAR 교육 60분
2단계-시나리오 구동 70분
3단계-시나리오에 대한 보고 20분
4단계-디브리핑 30분

1일
3시간

보고의 명확성 (p<.001)
보고자신감 (p=.007)

4.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재의 특성

17편의 문헌 모두 SBAR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중

재연구로 이루어졌다. 17편의 문헌 중 9편은 시뮬레이

션실습 교육에 적용하였고 6편은 사례기반 임상실습 교

육이었다. 1편은 건강사정 실습에서 적용으로 대상자에

게 임상적 정보제공과 건강상태 사정 등을 포함하였다.

1편은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기본간호학에서 시나리

오를 개발하여 교과과정 외 프로그램의 역할극에 활용

하였다[표 1].

5.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재의 효과

17편의 문헌에서 중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

한 결과 변수로는 의사소통 명확성(11편)과 의사소통

능력(8편)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의사소통 자신감(6

편), 비판적 사고 능력(6편), 자기효능감(5편), 보고 자

신감(3편), 임상 판단력(3편), 자기표현성(1편), 의사소

통 기술지식(1편), 의사소통 만족도(1편), 학습 동기(1

편), 문제해결 능력(1편), 셀프리더십(1편), 임상 수행

능력(1편)이 측정되어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재

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표 1].

Ⅳ. 논 의

체계적 문헌고찰의 결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재에 대한 17편의 문헌이

확인되었다.

논문의 발행연도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로 SBAR

를 활용한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최근 7년 이내에 시

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최근 간호대학에서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

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

대학생들이 졸업 전에 달성해야 할 중요한 핵심역량으

로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 분야 간 협력관계’와 ‘상호작

용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학습성과로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11].

연구설계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는 1편, 비무작

위 실험연구는 16편이었다. 이렇듯 문헌별로 연구설계

와 연구결과 보고 방식이 이질적이고 중재 프로그램이

다양하여 메타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설계

에서 유사실험설계를 적용하고 있어 대상자 선택편중

등 연구의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

적인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에 대한 충분한 결과를 축

적하여 이를 통한 효과성 입증[39]으로 의사소통 중재

에 SBAR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질 평가 결과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를 살펴보면

무작위 배정 과정에서 생기는 비뚤림, 의도한 중재에서

이탈로 인한 비뚤림은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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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영역이므로 비뚤림이 낮아야 하는데 본 연구

에서 무작위 배정 과정에서 생기는 비뚤림과 의도한 중

재에서 이탈로 인한 비뚤림은 위험이 낮게 보고되었다.

비무작위 실험연구 16편의 질 평가 결과 중 학습효

과에 대한 교란변수를 보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추적관

찰 기간을 보고한 연구가 68.8%로 보고되어 전체적으

로 선택 비뚤림은 낮음으로 평가되었으나 일회성 단기

교육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 훈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중 시뮬레이션

실습에 적용된 9편의 문헌 중 8편에서 시나리오를 개발

적용하였고 1편은 실제 임상 사례를 적용하였다. 시나

리오는 무호흡 신생아 간호부터 모성 간호, 성인 응급

상황까지 시나리오의 다양성이 확인되었다. 임상실습에

적용된 6편의 문헌은 성인간호학실습,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간호관리학실습에 적용하였다. 임상에서 대상자

의 인권과 안전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간호대학생에

게 직접적인 간호 적용이 제한되고 있으며[34], 특히 아

동간호학실습과 정신간호학실습에서는 대부분의 간호

는[39] 관찰을 통한 간접간호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

어 간호대학생의 명확한 의사소통 증진에 어려움이 있

다[34]. SBAR 교육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적용하고 이론교육과 시뮬레이션실습을 병행하는 경우

교육의 효과가 높다[31]. 이에 간호대학생에게 시행된

구조화된 의사소통인 SBAR를 실제 임상 상황과 유사

한 시뮬레이션실습에 적용하여 반복적인 교육과 실습

을 병행할 때 임상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의사소통 역

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시나리오 내용을 보면 시뮬레이션실습 교육은 환자

정보, 주 증상, 활력징후, 검사 결과, 투약, 영양, 환자교

육 등의 사례를 적용하여 대상자 보고와 인수인계에 대

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중재가 시행되었고, 임상실습 교

육은 실습 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 사항, 과

거력, 수술 및 시술 시행, 투약, 검사, 섭취량과 배설량

등의 내용을 SBAR를 활용한 인수인계와 대상자의 사

례를 SBAR 형식으로 분석하고 발표하는 중재가 시행

되었다. 이를 통해 실제와 유사한 임상 상황을 경험해

보고 졸업 후 임상에서 신규간호사로서의 적응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

보면 의사소통 명확성은 11편의 문헌에서 효과가 있었

다.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은 전달자와 피전달자의

소통의 규칙을 제공하는 것으로[10] 환자의 정보를 전

달하기 전 표준화된 형식에 따라 전달할 내용을 준비하

게 하므로 의사소통 명확성을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치

므로[35] 간호교육 현장에서 임상 상황을 적용한 사례

를 통해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재를 반복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5편의 문헌에서 효과가 있었다. 임

상 현장은 의료진 간의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간호사들은 환자의 안전

과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 간 의사소통 시 의견

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13]이 반드

시 필요하다. 따라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 교

육과정에서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교육이 체계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 자신감은 5편의 문헌에서 효과가 있었다.

임상 경험이 부족한 간호대학생은 환자의 증상과 상태

를 사정하고 판단하여 다른 의료진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만[40] 표준화된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으로 반복적으로 실습함으로써 의사소통 자신

감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시

뮬레이션실습, 실습실실습이나 임상실습에서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해 보는 지

속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도 비판적 사고 능력[41], 자기효능감, 보고

자신감 및 임상판단력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프로

그램의 효과 평가는 중재 전·후에 자가보고식 체크리스

트를 활용한 평가로 사전·사후 평가 측정 기간이 짧아

내적 타당도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중재 기간을 늘

려서 측정할 필요[42]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SBAR 의사소통을 임상에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간 지속 효과를 평가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간호대학생에게 구조화된 SBAR를 활

용한 의사소통을 적용하여 의사소통에 대한 역량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

한 대화를 구성하는데 유용하며, 기억하기 쉬우며 의료

진 간의 표준화된 의사소통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체계

적 고찰을 통해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방법이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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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향상

시킨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

대로 간호대학생에게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재를

적용하여 의사소통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검색식을 활용한 체계적 검색을

하였으나 선정된 문헌들의 연구설계에 대한 이질성이

높아 메타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국내에

서 수행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SBAR를 활용한 의

사소통 중재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고 향후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에 대한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체계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연구설계 방법으로 1편은 무작위 연구설계,

16편은 비무작위 연구설계를 사용하였다. SBAR를 활

용한 의사소통 중재는 9편은 시나리오를 활용한 시뮬레

이션실습 교육에 적용하였으며 6편은 사례기반 임상실

습 교육, 1편은 건강사정 실습에 적용되었으며 나머지

1편은 시나리오 개발로 교과과정 외 프로그램에 적용되

었다. 간호대학생의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재의

결과 변수는 의사소통 명확성,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자신감, 비판적 사고 능력, 자기효능감, 보고 자신감, 임

상판단력, 자기표현성, 의사소통 기술지식, 의사소통 만

족도, 학습 동기, 문제해결능력, 셀프리더십, 임상 수행

능력 등에 대부분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일부 연

구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도 확인되었다. 향후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의 효과를 알아보는 무작위

대조군 설계 연구를 통해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가 이루어지면 후속 연구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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