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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Problem-Based Learning (PBL) on Problem-solving and 
Communication Skills in Pharmacy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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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evolving healthcare environment necessitates changes in pharmacy education to meet these demands, with prob-
lem-based learning (PBL) being a promising approach. Methods: This study employed a single-group, repeated-measures design 
to evaluate the effects of PBL on the communication and problem-solving skills of fifth-year pharmacy students at S University. 
The course, which focused on pharmacy practice and communication, included 36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structured pre- and 
post-intervention surveys, as well as self-reflection journals. The primary competencies assessed were problem-solving and com-
munication skills. Data collection involved quantitative measures through surveys and qualitative insights from self-reflection notes. 
Results: Of the 36 students, 35 completed the pre-intervention surveys, and 27 completed the post-intervention assessments. Signif-
icant improvements were observed in problem-solving skills, including problem identification, information gathering, and planning. 
Communication skills showed overall improvement, though the differenc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Qualitative analysis of 
self-reflection notes revealed enhanced understanding of elderly patient care, increased responsibility, teamwork, and the importance 
of effective communication in pharmacy practice. Commonly identified themes included a heightened sense of responsibility, the 
importance of teamwork, and an appreciation for the multifaceted nature of pharmacy practice in elderly care. Conclusion: The PBL 
approach effectively enhanced students'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provided valuable experiential learning in pharmacy practice. 
The qualitative data indicated that students gained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stering greater moti-
vation and teamwork. Further research should focus on broader applications across different institutions to validate these findings.
KEYWORDS: Communication skills, pharmacy education, problem solving, problem-based learning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약사의 핵심적인 7가지 

역할로 보건의료인, 의사 결정자, 의사 소통자, 지도자, 경영 및 

관리자, 평생학습자, 교육자를 제시하였다.1) 팀의료에 참여하는 

임상 약사는 약물 치료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약사의 업무 범위는 확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약사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변화할 

수 있다.2) 따라서 약학 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역량 중심 교육은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약학 교육

의 방식이다.3) 약학 교육 평가원에서는 약학대학이 학생의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성과에 기반한 교육 과정을 구성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이때 학생의 학습 요구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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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평가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과

정에서는 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를 함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교육 방법을 필수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장하

고 있다.4)

자기 주도적 교육 방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 문제중심학습법

(Problem based learning, PBL)이 있다. PBL은 귀납적 교육 방

식 중 하나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고 학습

자의 몰입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다.5) PBL은 전문적인 실습교

육에서 널리 이용되었으며,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교수 방법 보

다 효과적인 교육 결과를 나타내었다. 연구에 따르면, PBL 수업 

이후 학생들은 임상 추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

력이 향상되었다.6,7) 이러한 교육 효과는 높은 시험 성적과 긍정

적인 설문 결과로 확인되었다. 또한 PBL은 학생의 학습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시키며, 팀 학습 과정을 

통해 협동 능력과 발표 능력을 향상시킨다.7)

PBL 수업 과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공통적인 구성 요소

를 가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PBL 수업

을 소개하고 비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한다. 학생들은 주어진 문

제의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다. 두 번째는 

문제해결을 위한 탐색과정과 해결안 도출 단계로 각자 맡은 정

보를 수집하고 학습한 후 팀원과 함께 공유하여 가능한 해결방

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는 발표, 평가, 성찰의 단계

이다. 최적의 해결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공유하여 배

운 지식을 일반화한다. 또한 그룹 구성원들에게 견해를 들은 후 

동료 평가와 자기 성찰 과정을 통해 학습 내용을 내재화한다.8) 

PBL 수업 후 교수자는 짧은 강의를 통해 학습 내용을 보충하

기도 한다. PBL 은 자기주도 학습 과정, 비구조화된 문제의 제

시, 팀 기반의 활동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케이스 중심 교육(Case 

based learning, CBL)과 차이가 있다.5)

PBL은 캐나다 의학 교육에 처음 적용된 후, 실무 교육이 강조

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1990년부터 구체

적인 교육 방법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주로 의학과 간호학에

서 적용되어 왔다.9,10) 해외 약학 교육의 선행 연구에서도 PBL은 

학습자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으며, 높은 몰입과 긍정적인 교

육 성과를 보였다.11,12) 약학에서 PBL은 강의 전달 중심의 수업과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병리학, 화학 등 다양한 

교과목에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이 평가되었다. 수업은 팀 기반으로 진행되며, 학습자의 자기주

도 능력을 강조하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13-15)

반면, 국내 약학 교육에서 PBL 수업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

족한 실정이다.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PBL의 일부 요소

를 따랐지만, 강의식 수업에 일환으로 구조화된 임상 문제 사례

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교육 목표에 맞는 성과

의 설정과 그에 따른 결과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16) 

PBL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나 학습 의욕에 대한 효과가 

낮게 나타난 연구가 발표된 이후 후속 연구가 부족하였다.17,18)

본 연구에서는 PBL의 약학 교육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미치는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성찰 

일지의 질적 분석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디자인 및 대상자

본 연구는 PBL을 적용한 수업이 약학대학생의 의사 소통 능

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된 단

일 군 반복 측정 설계이다. 또한, 수업 후 작성된 자기 성찰 노트

를 분석하여 수업의 질적 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2024년 1학기 ‘조제와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수

강하는 S시 약학과 5학년 학생들이었다. 본 수업의 주요 목표 역

량은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으로 설정되었다. 연구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시행 전후에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수업 시행 전에 교육 

중요도와 요구도를 파악하고, 의사 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에 대한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다. 사전 설문 후에는 케이스 중심

의 SBAR (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 
주제 강의를 진행하였고, PBL 수업이 끝난 후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기 성찰 

노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전에 학생에게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

으며,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연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

다. 연구 참여는 온라인 동의서를 통해 동의한 경우에만 이루어

졌으며, 참여에 대한 보상은 제공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학 연

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으며, 모든 설문은 

온라인으로 수집되었다(#IRB 1040173-202402-HR-003-01).

PBL 수업 구성

학생들이 특수 환자를 위한 처방 검토와 복약지도를 선행 학

습한 상태였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지역 약국으로 진로를 계획

하고 있었기 때문에, PBL 주제로 “지역 약국에 방문하는 노인 

환자에 대한 전문화된 약료 서비스”를 설정하였다. 학생의 중요

도와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은 조제와 복약 지도에 관한 문제 해

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문제를 구성하였다. PBL 교육 내용은 

학생들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비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하여 사

전 지식을 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PBL 수업의 주

제를 설정한 후, PBL수업에 대한 진행 단계를 소개하였다. 타 

전공에서 진행된 PBL 수업의 예시를 제시하고 전체적인 진행 

방식을 설명하였다. 이후 5명에서 7명으로 6개의 팀을 구성하

고, 팀 이름과 팀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문제로 “노

인 환자군은 “약물 복용”과 “의료 이용”뿐 아니라 “라이프 스타

일”에 따라 개인 편차가 매우 큽니다. 당신은 좀 더 개별화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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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전문 약국 개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된 관심사는 안전 의식과 환자 중심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서 “효과성”과 “안

전성”을 높이는 새로운 약료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환자

(혹은 보호자)가 우리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방문하였을 때 부

터 어떻게 약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계획해 보세요. 노인 전

문 약국 근무 약사에게 교육할 수 있는 약료 서비스 알고리즘이

나 업무 순서 지침을 제작해 주세요.”를 제시하였다.  PBL 문제

를 제시한 후, 전문화된 지역약국의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가설을 각자 설정하도록 하였다. 각 가설에 대하여 주제 탐

색, 자기 주도 문제 탐색, 비판적 사고 과정을 거쳐 조원의 가설

을 브레인스토밍하고, 팀 전체가 볼 수 있는 용지에 모두 제시하

도록 하였다. 이후 공통된 의견을 수렴하고 조별 토의를 진행하

였다. 토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지식, 추가로 알아야 할 지

식과 더 조사해야 할 지식을 수렴하여 과제 수행 계획서를 작성

하도록 하였다. 다음 차시 PBL 수업에서는 조별로 15분 동안 전

문화된 약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발표 후, 교수자는 

발표 내용에 대해 디브리핑을 실시하고,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 사업에 대한 짧은 강의를 진행하였다(Table 1).

데이터 수집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를 측정을 위하여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에서 2013년 개발한 교안의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5점 척도로 

중요도를 평가하고 교육 요구를 복수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약

학교육에서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주요 학습 도구인 

FARM (Findings, Assessment, Resolution, Monitoring), SOAP 
(Subjective, Objective, Assessment, Plan), SBAR의 선행 지식 

여부를 평가하였다.19,20) 학습 선호 항목으로 온라인 중심 학습과 

학생주도 중심 학습에 대한 항목을 5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

로 개발된 생애능력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1) 이 설

문은 “매우 드물게”는 1점으로, “매우 자주 그렇다”는 5점인 5 

점 척도의 라이커트 점수 체계로 구성되었다. 문제 해결 능력의 

측정 문항은 총 45개로, 문제 인식, 정보 수집, 분석 능력, 다양

한 사고, 의사 결정, 계획 능력, 실행 및 위험 감수 능력, 평가, 피
드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0.9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0.93이었다. 의사 소통 

능력의 측정 문항은 총 49개로, 정보수집, 경청, 고정 관념의 극

복, 개방적 의사소통, 자기 노출,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의 이해

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
bach’s=0.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2이었다. 자기 성찰 노트

는 배운점, 느낀점, 실행계획의 3단계로 구분하여 자유 서술식으

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성찰일지 내용은 H 대학교 교수학습개발

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에서 개발한 문항을 변

형하여 활용하였다.22) 교육의 만족도는 전반적인 만족도,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 졸업 후 교육의 효용성, 교육의 추천 정도

의 5개 문항을 5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또한 동료 평가지를 통해 

조원들의 활동을 점수화하여 평가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조원은 

Table 1.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Problem-Based Learning (PBL) in education

Flow Activity Contents Time

Pre-class preparation Problem development Survey of educational preference and background
  Pretest of problem solve skill and communication skill 30 mins

Class day 1 activities

Introduction Overview of PBL 10 mins
Team formation Team building 5 mins

Roles and responsibilities 5 mins
Problem presentation Present real-world examples 10 mins

Team based 
learning activity

Hypothesis generation 
  Brainstorming session 
  Identification of learning issues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Self-directed learning 
  Critical thinking and analysis 
  Self-awareness and evaluation of group processes 
  Group discussion and integration
Task performance plan establishmen
  Working independently

40 mins

Class day 2 activities
Presentation Solution presentation 60 mins
Debriefing and mini lecture Polypharmacy management program 20 mins

Post-class Reflection 
Posttest of problem solve skill and communication skill
  Self reflection essay
  Peer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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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자신을 제외한 조원에 대한 팀활동에 대하여 점수로 평가

하도록 하고, 평가의 근거를 자유 서술식으로 작성하도록 함으

로써, 조원의 활동을 유도하고 스스로의 활동을 재평가할 수 있

도록 하였다.

통계적 분석

자료의 수집 및 정리는 KSDC DB (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 Data Base)에서 진행하였으며, 통계의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은 파이썬을 기반한 Chat gpt4의 Data analyst와 질적 

분석 도구인 NVivo Data Analysis를 이용하였다. 대상의 일반

적 특성과 교육 요구도는 서술적 통계 방식을 이용하였고, PBL 

전 후의 설문의 비교는 Mann Whitney U test로 검증하였다. 질
적 분석은 빈도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경향성을 파악하고, 이
를 바탕으로 중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조제와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수강하는 전체 학생은 36명이며, 
교육 중요도와 요구도 조사에는 35명이 참여하였다.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 소통 능력의 사전 검사에서 35명, 사후 검사에서 27
명이 참여하였다. 참여 학생의 성별은 동일 비율이었고, 나이의 

중앙값은 29세였다. 대부분의 학생은 지역 약국을 진로로 선택

하였다(22/30, 73.3%). 약료의 문서화 도구인 FARM에 대한 지

식 수준은 높은 편이었으나(21/30, 70%), SOAP에 대한 지식 수

준은 낮았다(3/30, 10%). 의사소통 도구인 SBAR에 대한 지식

은 전혀 없었다. 교수법의 선호도 조사 결과, 학생 중심 교수법

에 비해 교수자 중심 교수법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다. 오프라

인 교수법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온라인 중심 교수법에 대한 선호

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2).
전공 역량 측면에서 학생들은 전문가의 윤리를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생명 존중, 약료의 전문성, 환자 중

심의 서비스, 안전 의식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 내용

의 요구도에서는 약료의 전문성이 가장 우선시되었으며, 환자 

중심의 서비스, 커뮤니케이션과 협력, 전문가의 윤리가 그 뒤를 

이었다. 병원 실무 실습 내용에 있어서는 입원환자의 조제, 주사

제 조제, 부작용 모니터링이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나, 교육 요구

도는 조제와 복약지도가 가장 높았다. 지역 약국의 실무 실습에 

있어서도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에 있어 조제와 복약지도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3).
문제해결과 의사소통의 설문지는 PBL 수업 시행 전에 사전 

테스트와 PBL 수업 시행 이후 사후 테스트로 진행되었다. 문제

해결에 있어, 문제 인식, 정보 수집, 분석 능력, 다양한 사고, 의
사 결정, 계획 능력, 실행 및 위험 감수 능력, 평가, 피드백에 있

어 모든 항목 점수가 상승하였다. 특히 문제 인식(p=0.03), 정보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 30)
Variables Classification Total n (%)

Sex Male 15 (50.0)
Female 15 (50.0)

Future job Community pharmacy 22 (73.3)
Hospital 3 (10.0)
Others 5 (16.7)

GPA GPA 2.5-3 7 (23.3)
GPA 3-3.5 14 (46.7)
GPA 3.5-4 6 (20.0)
GPA 4-4.5 3 (10.0)

SOAP note information Yes 3 (10.0)
No 27 (90.0)

FARM note information Yes 21 (70.0)
No 9 (30.0)

SBAR note information Yes 0 (0.0)
No 30 (100.0)

Years, median ( Q1-Q3 ) 29 (27-29 )
Student-centered teaching preference, median ( Q1-Q3 ) 2.0 (2.0-3.0)
Online-centered teaching preference, median ( Q1-Q3 ) 3.0 (2.0-3.7)

GPA, Grade Point Average; SOAP, Subjective Objective Assessment Plan; FARM, Findings Assessment Resolution Monitoring; SBAR, 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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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p=0.01), 계획 능력(p=0.04), 피드백(p=0.02)에 있어서 유

의미한 지표 값의 상승이 있었다. 의사 소통에서 정보수집, 경청, 
고정관념의 극복, 개방적 의사소통, 자기 노출,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의 이해에 있어 점수의 전반적인 상승이 있었으나, 전후의 

유의한 점수 차이는 없었다(Table 4).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만

족도, 교육환경, 졸업 후 효용성, 교육추천 영역에 있어 모두 만

족 이상을 결과를 나타내었다(Table 5).
NVivo Data Analysis를 이용한 다빈도 주제어 분석에서 공통

적으로 확인된 단어는 노인, 수업, PBL, 약물, 학습과정, 계획 등

이었다. 배운 점에서 중심 내용은 노인 환자의 이해, 약물의 관

리, 의사소통에 중요성이었다. 느낀 점에서는 다각적 접근, 책임

감, 팀워크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실천 계획에서는 낙상 예방 

Table 3. Student perceived importance and educational needs in introductory pharmacy practice experience (n=35)
Question Mean SD Rankinga

Major competencies
Professional ethics 4.7 0.6 3
Respect for life 4.6 0.7 4
Pharmaceutical expertise 4.5 0.7 1
Patient-centered services 4.5 0.6 2
Safety awareness 4.5 0.7 3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4.3 0.6 2
Sharing professional knowledge 4.3 0.7 5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4.1 0.7 3
Social contribution 4 0.9 7
Utilizing future technologies 3.9 0.9 6
Drug development expertise 3.8 0.8 6
Logical reasoning 3.8 1 5
Leadership 3.8 0.8 8
Research planning 3.8 0.8 7
Innovative thinking 3.4 1 8

Hospital practice program
Review and dispensing of inpatient prescriptions 4.6 0.6 1
Review, dispensing, and safety measures for injectable prescriptions 4.5 0.7 4
Monitoring of adverse drug reactions 4.5 0.7 6
Drug information 4.4 0.8 5
Medication counselling for specific drug-using patients 4.4 0.8 7
Review and dispensing of outpatient prescriptions 4.4 0.7 3
Medication counselling for general patients 4.3 0.7 2
Practice of high-risk drug therapies 4.3 0.9 6
Practice of clinical pharmacokinetics 4.2 0.7 10
Hospital pharmacy administration and drug management 4.1 0.8 8
Practice of parenteral nutrition therapy 4 0.8 9

Community pharmacy practice program
Prescription dispensing and medication counseling 4.4 0.9 1
Management of general drug administration and health consultation 4.2 0.9 3
Drug information 4.2 0.9 2
Pharmacy management and insurance claims 4 0.9 4
Herbal medicine formulations and pharmacy inventory 3.9 1 5

aEducational needs, with ties broken by frequency; Importance, 5-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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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복약 도구 사용, 지속적인 학습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으

로 노인환자에 대한 이해, 책임감의 인식,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

성 등이 중심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고  찰

본 연구는 현장 실무 실습 전 학기인 5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자의 교육 중요도와 요구도를 고려하여 문제를 개발하고 PBL을 

시행한 후 학습 효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탐색한 연구이다. 팀 

의료 활동을 강조하는 보건 의료 전공에서는 실무 실습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상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의 도입이 필수적

이다.7,23) PBL은 비정형화된 문제를 제시하고 팀기반의 해결 과

정과 자기 주도 학습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육적 요

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고려되어 왔다.24) 본 연구는 약학 교

육에서 PBL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교육 성과를 달성할 수 있

는지 확인하였다.
학습자가 인식하는 교육 내용의 중요도와 요구도는 교육 개

발 과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25) 본 연구에서 학습

자는 지역 약국 필수 실습을 앞두고 있으며, 대부분이 지역 약

국을 진로로 선택하고 있었다. 지역 약국에서 교육 요구도가 높

은 주제는 조제와 복약 지도였으며, 이를 고려한 문제 선정은 학

Table 4. Comparison of pre-test and post-test scores in problem solving and communication skills
Category pre-testa post-testb p–value

Mean SD Mean SD
Problem solve skill

Problem recognition 3.2 0.3 3.4 0.3 0.03
Information gathering 3.5 0.5 3.8 0.5 0.01
Analytical ability 3.7 0.5 3.8 0.5 0.16
Divergent thinking 2.1 0.7 2.2 0.9 0.64
Decision making 3.2 0.5 3.4 0.5 0.15
Planning ability 3.4 0.4 3.6 0.4 0.04
Execution and risk-taking 3.2 0.6 3.4 0.7 0.3
Evaluation 3.3 0.6 3.5 0.6 0.19
Feedback 3.3 0.5 3.5 0.5 0.02

Mean SD Mean SD p–value
Communication skill

Information gathering 3.4 1.1 3.5 1 0.13
Listening 3.6 0.8 3.6 0.8 0.23
Overcoming stereotypical thinking 2.4 0.9 2.5 0.9 0.21
Creative/open communication 3.3 0.9 3.4 0.9 0.09
Self-disclosure 3.3 0.7 3.4 0.7 0.19
Proactive communication 3.1 0.8 3.2 0.8 0.17
Understanding others’ perspectives 3.6 0.7 3.7 0.7 0.18

an=35, bn=27 

Table 5. Evaluation of educational program effectiveness and environment (n=27)
Item Mean SD Min Max

Overall usefulness of the educational program as a learning experience 4.3 0.6 3 5
Appropriateness of the educational venue and environment 4.2 0.8 3 5
Adequacy of the educational program’s duration 4.3 0.7 3 5
Helpfulness of the education for performing pharmacy duties post-graduation 4.4 0.8 2 5
Willingness to recommend the educational program to colleagues 4.3 0.9 1 5
Survey conducted on a 5-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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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

된다. 학생들은 약료 문서화 도구 중 FARM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았으나, SOAP에 대한 지식이 낮았다. 또한, 의사소통 도구인 

SBAR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어 의사소통에 대한 체계적인 교

육 과정 구성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학생들은 교수자 중심과 

온라인 중심의 학습 방식을 선호했으며, 이에따라 학생들이 오

프라인 중심의 PBL수업에 대한 저항감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수법 선호도가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고, 교육 개발 상의 장애 요소를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26,27)

비 구조화된 문제 제시를 통하여 지역 약국에서 생길 수 있는 

노인 환자 군에 대한 약료의 접근 방안을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결과물 발표 과정에서 다양한 해결 방

안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스스로 주요한 

문제를 정의하고 팀 활동으로 내용을 조직화한 후 결과물을 공

유하였다.28) 학생들은 노인 환자의 위험 요인을 낙상, 영양상태, 
다약제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으며, 기존에 배운 지식을 접목

해 구조화된 문제 해결 역량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다양한 노인 평가 지표를 학습하고 국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을 검색한 후 이를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다

양한 복약 순응 중재 도구를 검색하고 지역 약국에서의 활용 방

안을 제시하였다. 해외 약료의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국내 

적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팀 활동을 통해 지식을 통

합하고 체계화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노인 약료 서비스의 모형

을 공유한 학습 경험은 기존의 강의 전달 중심의 기존 학습방법

과 차별화된다.29,30) 학생들은 팀 활동 중심의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강의 중심의 기존 학습과 다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다.
교육 효과 측면에서 문제 해결능력 지표의 다양한 항목에서 

점수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 인식, 정보 수집, 분석 능

력, 다양한 사고, 의사 결정, 계획 능력, 실행 및 위험 감수 능력, 
평가, 피드백에 있어 모든 항목에서 점수의 상승이 나타났으며, 
특히 문제 인식, 정보 수집, 계획 능력, 피드백에서 유의미한 상

승이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PBL 수업이 문제 해결 능력에

서 높은 효과성을 보였던 결과와 일치한다.31) 반면, 의사 소통에

서 정보수집, 경청, 고정관념의 극복, 개방적 의사소통, 자기 노

출,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의 이해에 있어 점수의 전체적 상승이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 PBL 연구

와의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32) 대상군 확대와 학생의 개별 요

인 분석을 통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 이용된 

평가 도구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결과 해

석 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PBL 수업의 만족도는 교육 전반과 과정과 교육 과

정의 추천 여부에서 모두 만족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졸업 이후 

약사 업무에 대한 효용성 점수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

일한 5점 척도로 조사된 국내 약학 PBL 수업의 만족도를 조사

한 선행 연구보다 높은 수준이다.17)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교

육 요구를 반영하여 문제를 설정한 점, 비정형화된 문제를 제시

하여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촉진한 점, 팀 활동으로 진행하

여 모든 학생의 활동을 독려한 점에서 기존 약학교육에서 시도

된 PBL수업 방식과 차별성을 가진다.17,18) 이를 통해 수업 방식

에 따라 PBL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성찰 노트의 질적 분석을 통해 지표의 전후 점수차로 확인되

지 않는 다양한 교육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빈도 주제어

는 노인, 약물, 학습, PBL이었으며, 새로운 학습 경험에 대한 언

급이 많았다. 또한 공통된 중심 내용으로 노인 환자의 이해, 의
사 소통에 중요성, 책임감, 팀워크의 중요성등이 확인되어, PBL
이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 개발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질적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34,35) 특히 실천 계획에서 확인된 단어는 낙상 예방 안내문, 
복약 도구 사용,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PBL이 학습 결과를 구체화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성찰 과정은 학습자에 대한 문제의 인지를 향상시

키며 주도적 학습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으며,36) 본 연구에서도 

PBL이 향후 약사의 자기 주도 학습과 평생 학습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단일 기관의 소

규모 집단의 연구로 일반화의 한계를 가진다. 추후 다양한 약학 

대학 학생과 교육 환경에 적용하여 연구 결과를 확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교육 과정의 연속성을 가진 집단으로 후속 연구

에 대한 탐색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익명성과 자율 참여

를 보장한 결과, 참여자의 짝지어진 전후의 점수 차이를 확인하

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사전 조사 결과 변수 요인에 

따른 결과 해석이 불가능하였고, 집단의 전후 점수를 기반으로 

해석하였다. 다만, 집단 구성원의 대부분 학생이 사전 조사에 참

여하였고, 전후 점수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전체 학생

의 성찰 노트를 통해 질적 교육 성과를 탐색할 수 있었다. 셋째, 
학습자의 교육 요구와 선행 학습을 고려해 교육 문제를 구성하

였으나, 교육 문제에 대한 타당도 검증 과정이 부족하다. PBL의 

문제 개발에 있어 실무 실습 주체와 협력이 필요하며, 교육 내용

의 타당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PBL 교수법에 대한 

교수자 교육과 문제 개발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PBL 교

육의 질적 향상과 표준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37) 또한 다학제

간 의사소통 기술 개발을 위해 전문직간 교육 과정 개발 필요하

다. 넷째, 학습 평가에 있어 타당화된 지표의 사용이 요구된다. 
본 교육 과정에서는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사전 역

량 목표로 설정하였고, 도구는 높은 내적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이 지표는 간호대학 학생 및 치의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교

육 연구에서도 활용되었다.31,38,39) 추후 PBL 목표 교육 역량에 따

라, 타당화 된 약학 교육 성과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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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가 지표를 표준화하고 타당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40)

결  론

본 연구는 교육 성과를 설정하고 학습자를 고려하여 문제를 

설정하는 PBL 교육 방식을 적용한 후, 그 교육 성과를 양적 및 

질적 결과로 탐색하였다. PBL을 적용한 조제와 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 성찰 일지를 

통한 질적 분석에서는 PBL이 노인 환자에 대한 이해, 팀 협력, 
책임감 인식을 높혔으며,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한 학습 동기를 유

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해 상충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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