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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상자의 건강 유지  증진, 질병 방, 재

활 등과 련된 다양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체

계 이고 과학 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문성과 독자

성을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리 들과 

원만한 력 계를 형성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상자

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속 인 건강 변화 요구에 맞추어 

체계 이고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

키기 해서는 높은 수 의 문제해결 능력이 있어야 한

다(Roberts, While and Fitzpatrick, 1993; Potter 

and Perry, 1995).

문제해결 능력은 문 간호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하

게 수행하기 해 필수 으로 요구되는 요소라 할 수 있

으며, 이를 향상시키기 한 노력은 간호교육 과정에서

부터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학생들은 특히 임상실

습을 나가게 되면, 새롭고 기치 않은 사건과 불확실성

에 직면하게 되면서 환자 간호에 한 지식  경험의 

부족과 련된 어려움과 무력감을 겪는다(Reily and 

Oermann, 1992; 박미 , 김순이, 2000). 이러한 문

제를 감소시키고, 간호학생들이 임상간호 장에 응하

는 데 도움을 주기 해서는 비 인 사고력과 지식, 

경험을 용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재 

로그램의 개발과 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결 심치료 모형은 문제와 해결

을 별개로 생각하며, 문제보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 을 두고 상자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상담 기법이다. 이 근법에서는 단기간에 상자의 힘

과 자원, 강 을 악하여 이를 문제해결에 활용하도록 

지지하고 성공 인 결과를 확 하도록 도와 으로써, 

상자들이 문제해결 능력과 문제해결에 한 자신감, 자

기 결정에 한 권한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도록 돕는다

(DeShazer, 1988; De Jong and Miller, 1995; 

Sharry, 2001).

해결 심치료의 효과성에 한 연구는 일반 학생과 상

담교사, 장애아동, 문제 청소년, 알코올 독자  그들

의 가족, 노숙자 등 다양한 집단을 상으로 이루어졌는

데, 실증 으로도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최 리, 1998; 김종태, 1999; 

박미숙, 1999; 박재연, 1999; 심은화, 2001), 그외에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 인 심리  문제 해결과 

자기효능, 자아존 감, 희망, 인 계 증진에 정 인 

효과가 있었다(김승 , 1999; 김 미, 2000; 고미자, 

2001; 김 미, 2002; 송성자, 정문자, 2002; 고미자, 

유숙자, 2003; Selekman, 1991; Sundstrom, 

1993; LaFountain, Garner, and Eliaso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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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rr, 1997).

간호학 분야에서 Webster(1990), Chandler와 

Mason (1995), Hagen과 Mitchell(2001)은 상자

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병리 인 것보다는 건강한 것에 

을 두는 해결 심치료의 특성은 통 인 간호 가치

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 치료 기법이 효과 인 간호

재 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고 언 한 바 있다. 그리고 

Mason, Breen과 Whipple(1994)은 이 기법이 간호사

와 상자의 력 계  간호사의 업무 효율성과 응집

력,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한 독자 인 재기법으로

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해결 심치료 모형을 용한 집단

상담 로그램이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매우 합한 재방법이 될 것으로 보

고, 그 효과를 규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2.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간호학생에게 실시한 해결 심 집단

상담 로그램이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

는 것이다.

3. 연구 가설

본 연구를 하여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해결 심 집단상담 로그램을 받은 간호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 정도는 집단상담 보다 증가할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상으로 해결 심 집단상담을 

실시한 후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를 비교하는 유사 실험

연구로서, 단일군 후 실험설계로 수행되었다.

2. 연구 상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상은 2002년과 2003년 당시 D시에 소

재하고 있는 K 학교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인 학생

으로서, 공고를 통해 로그램에의 참여를 희망하는 학

생 8명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2년 동안 2개 집단, 총 

16명을 상으로 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1집단의 경우 

2002년 1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2집단은 2003년 

1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다.

로그램의 첫 시간에 문제해결 능력 측정도구를 이용

하여 사 검사를 실시하고, 주 1회씩 총 6회기의 집단상

담 로그램을 실시한 후, 로그램의 마지막 시간에 동

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 다.

3. 연구 도구

1) 해결 심 집단상담 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결 심 집단상담 로그램은 김 미

(2000)가 de Shazer 등(1986)의 해결 심치료의 기본 원리와 

Selekman (1991), LaFountain, Garner와 Eliason.(1996), 

Metcalf (1998)가 제안한 해결 심 집단상담 과정을 기 로 

하여 개발한 집단상담 로그램을 간호학생에게 합하도록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로그램은 주 1회, 매 회 120분간, 

총 6회에 걸쳐 실시하 으며, 구체 인 로그램 진행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2) 문제해결 능력 척도

Heppner와 Petersen (1982)이 개발한 문제해결척

도(Problem Solving Inventory)를 석균(1995)이 

번안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32문항 5  척도이며 정 

문항과 부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이나 스타일에 한 자기 평가 인 인식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문제해결에 한 자신감(11문항), 

근-회피양상(16문항), 개인  통제양식(5문항)의 세가

지 하  역을 가지고 있다. 이 척도에서의 높은 수

는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을 정  는 효과 으로 평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석균(1995)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2이었다.

3) 척도질문 : 문제해결에 한 자신감 척도

척도질문은 해결 심치료에서 사용하는 질문 기법  

하나로, 숫자를 사용하여 상자의 목표나 진 상태, 문

제해결에 한 만족도 등을 주 으로 사정하는 방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상담 로그램의 기와 말기의 

변화 과정을 알아보기 하여 1회기와 6회기에 문제해결

에 한 자신감을 묻는 10  척도질문을 하여 추가 분석

하 다. 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에 한 자신감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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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결 심 집단상담 로그램의 진행 내용

회 기 내              용

1회기

로그램의 목 , 진행과정, 회기별 내용 소개

집단 구성원들의 간단한 자기 소개  참여동기 소개

로그램 참석  변화에 한 질문

략 인 개인별 목표 설정하기 : 문제해결에 한 자신감 측정을 한 척도질문

공감되는 이야기 나 기

휴식/메시지 작성

메시지 달 : 칭찬과 과제

2회기

지난 한 주 동안의 정 인 변화에 한 질문

개인별 목표를 구체화하기 : 기 질문, 척도질문

지 보다 1 을 더 높이기 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공감되는 이야기 나 기

휴식/메시지 작성

메시지 달 : 칭찬과 과제

3회기

지난 한 주 동안의 정 인 변화에 한 질문

외 발견하기(성공 인 경험 발견하기) : 외질문, 처질문, 계질문

공감되는 이야기 나 기

휴식/메시지 작성

메시지 달 : 칭찬과 과제

4회기

지난 한 주 동안의 정 인 변화에 한 질문

외를 지속시키기 한 요소 찾기 : 외질문, 처질문, 계질문

문제해결에 한 자신감 측정을 한 척도질문

공감되는 이야기 나 기

휴식/메시지 작성

메시지 달 : 칭찬과 과제

5회기

지난 한 주 동안의 정 인 변화에 한 질문

변화를 확 하고 유지시키기

공감되는 이야기 나 기

휴식/메시지 작성

메시지 달 : 칭찬과 과제

6회기

로그램 과정 동안의 정 인 변화에 한 질문

다른 사람의 변화에 해 집단원들끼리 칭찬해주기

문제해결에 한 자신감 측정을 한 척도질문

공감되는 이야기 나 기

휴식/메시지 작성

변화를 한 기념식 :

메시지 달

촛불의식, 티

음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Kolmogorov-Smirnov 검정 결과 정규분포를 만족

하 으므로, 해결 심 집단상담 후의 문제해결 능력 

수의 차이와 척도질문을 이용한 집단상담 기와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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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해결 심 집단상담 로그램 실시 후의 문제해결 능력 정도

실험 실험 후
t p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문제해결 능력 109.32 10.38 123.77 11.23 0.835 0.057

<표 2> 집단상담 기와 말기의 문제해결에 한 자신감 정도

회기 평균 표 편차 t p

1

6

2.27

6.59

1.12

1.21
3.587 0.001

의 문제해결에 한 자신감 변화를 paired t-test로 비

교하 다.

5. 연구의 제한

1) 본 연구는 일개 학의 간호학생을 상으로 하

고, 표본의 수가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 을 기하여야 한다.

2) 상자들이 자신이 실험 집단임을 알고 있는 상태

에서 자료수집이 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호손효과

(Hawthorn effect)의 향을 배제할 수 없다.

3) 6주간 실시된 상담 과정 동안 로그램의 효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수와 성숙의 개입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Ⅲ. 연구 결과

1. 해결 심 집단상담 로그램 실시 후의 문제해

결 능력의 차이

해결 심 집단상담 로그램을 받은 간호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은 집단상담  109.32±10.38 에서 상담 

후 123.77±12.23 으로 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835, p=0.057)<표 1>.

2. 집단상담 기와 말기의 문제해결에 한 자신감 변화

척도질문을 이용하여 측정한 문제해결에 한 자신감

은 1회기에 평균 2.27±1.12 에서 6회기에 

6.59±1.21 으로 증가하 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t=3.587, p=0.001)<표 2>.

Ⅳ. 논    의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에 한 인식은 개인의 문제해결 

수행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 자신을 문제해결 능

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

할 때 매사에 걱정이 많고 정서 으로 불안해하며 자신

감이 없다. 반면 자신을 효율 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

황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그 문제를 살피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보다 정 인 사고를 하며, 책임감도 높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에 한 인식 정도가 높은 

사람이 문제를 보다 더 성공 으로 해결할 수 있다

(Heppner and Petersen, 1982).

사회는 생산 이고 창의 인 사고를 요구하므로 

최근의 교육  동향은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

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간호교육

의 목표 한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 단력, 분석력 

 통합력과 같은 고등 사고기능을 훈련시키는 것을 포

함하고 있다(조계화, 조 숙, 2001). 그러므로 간호학생

들을 상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로그램을 

용하는 것은 이러한 시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학교생활에의 응은 물론 임상실습 시 환자와의 치료  

계 형성  간호수행 경험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를 가능성으로 재규정 하면서 집단

이 병리 이 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집단이 상호작용 하

는 데 있어서 논의된 문제에 한 외상황과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상자의 능력에 을 맞추고 상자가 

보다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생각하도록 도와주며, 

 가능성 있고 변화 가능한 것에만 을 두어 상자

들이 치료목표를 세울 때 좀 더 구체 으로 하도록 지원

하는 해결 심 집단상담(Metcalf, 1998)이 간호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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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것으로 보

고, 이를 간호 재 방법으로 용하 다.

해결 심 집단상담 과정에서 가장 특징 인 것은 상담

자와 상자간에 체계 이고 의도 인 독특한 질문들에 

응답하는 화를 통해 상자 스스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를 들어, 상담  변화에 한 질

문은 면담 약속을 한 후부터 면담 때까지 일어난 변화를 

근거로 하여 상자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 능력

과 해결 방안을 발견하는 데 사용하는 질문 기법이다. 

기  질문과 척도 질문은 목표 설정에 유용하며, 특히 

척도 질문은 상자와 치료자가 문제의 진 에 한 양

 측정을 할 수 있게 하므로, 문제의 심각성을 사정하

고 치료 결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외 질문은 상자의 강 과 성공 인 경험을 

발견하기 한 기법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때보다는 발

생하지 않는 외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심을 두

고, 상자에게 요한 외를 찾아내어 그러한 행동을 

확 하고 강화하는데 이용된다. 처 질문은 어려운 상

황에 처해있는 상자에게 그 당시의 처행동에 한 

질문을 하여 상자가 자신의 자원과 강 , 성공경험을 

발견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도와 다.

계성 질문은 상자와 련된 다른 요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에 해 질문하는 기법이다. 때때로 상

자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신의 생활에서 무엇이 달

라질 것인가를  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상자가 자신의 입장이 아닌 요한 타인의 으로 

자신을 보게 되면, 이 에는 없었던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본다. 이 질문은 상자로 하여  자신의 

외  자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결 심 집단상담에서는 와 같은 독특한 질문 기법 

이외에 칭찬, 과제 주기, 메시지 달과 같은 기법을 사

용하여 치료  개입을 하며, 이러한 기법들은 상담자와 

상자가 문제해결 방안을 동 으로 구축하고, 상자

가 문제를 보는 을 변화시켜 자신의 잠재 능력과 자

원, 성공 인 경험을 발견하여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

도록 도와 다(de Shazer, 1988; De Jong and 

Berg, 1998).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들이 실습 장에 나갔을 때 자

신감을 가지고 상자 간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임상실습을 나가기 의 학생들을 상으로 6회의 

해결 심 집단상담 로그램을 실시하 다.

집단상담 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간호학생의 문제해

결 능력 수가 다소 증가하 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이는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

는데, 학령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를 상으로 한 최

리 (1998)의 연구와, 역기능  가족문제를 가진 어머

니를 상으로 한 김종태 (1999)의 연구, 소년원에 있는 

비행청소년을 상으로 한 박미숙 (1999)의 연구, 비행경

향성이 있는 여 생을 상으로 한 심은화 (2001)의 연구

에서는 모두 집단상담 실시 후 상자의 문제해결 능력 향

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구체 인 로그램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들 연구 모두 1회 60-120분씩, 

6-8회의 해결 심 집단상담 기법을 용하 고,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여 그 효과를 검정하 다. 그리고, 알

코올 독자 자녀를 상으로 한 박재연(1999)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와는 다른 척도를 사용한 에 차이는 있었으

나, 역시 집단상담 후에 상자들의 문제해결 능력이 유의

하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하 다.

이와 같이 본 연구 결과가 선행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인 것은, 선행연구의 상자들은 간호학생에 비해 

실 으로 해결해야 하는 구체 인 당면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객 인 척도로 평가했을 때 문제해결 능력 정

도가 더 낮은 상들이었으므로, 해결 심 집단상담 과

정을 통해 상담자나 집단구성원들과 함께 문제에 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간호학생들은 이들에 비해 기본 으로 실제 문제 장

면에서 더 효과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으므

로 로그램의 향을 덜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해서는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한 인간의 사고나 인지의 변화는 어떤 처치에 의해 

즉각 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며, 상자에 따라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추후 검정을 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능력 수가 증가한 것은 

해결 심 집단상담이 간호학생들에게 부분 으로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 상담과정에서 회기가 진행될수록 서로 칭찬, 지지

해주는 분 기 속에서 집단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이 활발

하게 일어나 친 감과 집단 응집력이 향상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으며, 참여자들은 해결책을 상담자가 가르쳐주는 것

이 아니라 항상 자기 스스로 찾게 하는 상담 방법을 통해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표 하 다. 한 처

음에는 해결 심 질문 기법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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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재미있고 유용한 것을 배웠다고 좋아하 으며, 특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찾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

려 하는 훈련이 되었다고 하 다.

해결 심치료에서는 상자가 변화하기 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상자가 변화하 다고 스스로 인정하

고 평가하는 것을 근거로 그 결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 기법을 용한 후 상자가 좋아졌다고 하는 와 같

은 주 인 논증은 효과성 평가에서 요한 자료가 된

다(Gingerich, 2000).

본 연구에서는 로그램의 효과성 검정에 한 신뢰도

를 높이기 해, 해결 심치료 시 개인의 목표 성취 정

도를 상자들이 주 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척도

질문을 하여, 문제해결에 한 자신감을 0-10 으로 자

가 평가하게 한 후, 집단상담의 기와 말기 수를 통

계 으로 비교, 분석하 다. 그 결과, 1회기 보다 6회기

에 자신감 수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척도 수는 자신이 자신의 변화과정을 수로 나타낸 

것으로 객 인 기 이 될 수 없으며, 집단과정  

Hawthorne 효과나 제 3변수의 개입 가능성 등을 배제

하지 못한 을 고려해야 하나, 이러한 결과는 상자에

게 가장 요하며, 구체 이고 성취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설정하게 하여 성공 경험을 맛보게 하고, 이를  문

제상황에 확  용하게 하는 해결 심 집단상담이 상

자들의 문제 해결에 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효과 이

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정민회(1998), 최 리(1998), 김종태(1999), 박

재연(1999), 박희자(2001), 최정은(2001) 등의 연구에서 

해결 심 집단상담을 용한 결과, 목표 성취 정도와 문제

해결에 한 주 인 인식 정도, 자신감과 련된 상

자들의 회기별 척도 수가 지속 으로 향상되었음을 보

고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단

순히 회기별 수의 증가만을 보여주었지만, 본 연구에

서는 통계  분석 기법을 용하여 보다 더 객 인 평

가를 하 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해결 심 집단상담은 간호학생의 문

제해결에 한 자신감 증진에 효과가 있었으며, 집단상

담 과정에서 상자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 으

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하는 데 유용

한 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해결 심치료의 구

체 인 기법들을 간호학생이나 간호사를 상으로 한 상

담과 의사소통 훈련에 극 활용해 보고, 지속 이고 체

계 인 반복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으

리라 사료된다.

V. 결론  제언

본 연구는 해결 심 집단상담 로그램이 간호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설계는 유사 실험연구  단일군 후 실험설계

이었고, 연구 상은 2002년과 2003년 당시 D시에 소

재하고 있는 K 학교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인 학생 

16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1집단은 2002년 1월 9일

부터 2월 20일까지, 2집단은 2003년 1월 10일부터 2

월 21일까지 다.

해결 심 집단상담 로그램은 김 미(2000)가 de Shazer 

등(1986)의 해결 심치료의 기본 원리와 Selekman(1991), 

LaFountain 등 (1996)과 Metcalf(1998)가 제안한 해결 심 

집단상담 과정을 기 로 하여 개발한 로그램을 간호학생에게 

합하도록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주 1회 120분간, 총 6회에 

걸쳐 실시하 다.

연구도구로는 Heppner와 Petersen(1982)이 개발한 

문제해결척도(Problem Solving Inventory)를 석균 

(1995)이 번안하여 재구성한 것과 해결 심치료에서 구체

인 질문 기법으로 사용하는 척도질문을 사용하 다.

자료분석은 SPSS 로그램을 이용하여 paired 

t-test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간호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은 집단상담 후 다소 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835, 

p=0.057).

2. 척도질문을 이용하여 측정한 문제해결에 한 자신감

은 1회기 보다 6회기에 증가하 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587, p=0.001).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해결 심 집단상담은 간호

학생의 문제해결에 한 자신감 증진에 효과가 있었으며, 

집단상담 과정에서 상자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

와 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하는 데 

유용한 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해결 심치료 기법을 간호학생이나 간호사를 상

으로 한 상담과 의사소통 훈련에 극 활용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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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속 이고 체계 인 반복 연구를 통해 그 효

과를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2. 인간의 사고나 인지의 변화는 어떤 처치에 의해 즉각

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므로, 상담 후 일정 기

간이 지난 후에 추후 검정을 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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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Solution-focused group counseling 

program, Nursing students, 

Problem-solving capacity

The Effect of the Solution-focused 

group counseling program on

problem-solving capacity of the 

nursing students

Kim, Hyeon Mi․ Choi, Yeon Hee

 Jeon, Eun Young*

Purpose: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solution-focused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nursing students' problem-solving capacity. Methods 

: The research design was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in quasi-experimental research. The subjects 

were 16 sophomore nursing students being in K 

university located in D city, Korea. The period of 

this research was from January 9 to February 20, 

2002, from January 10 to February 21, 2003.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that was 

developed by Kim, Hyeon Mi (2001) on the 

basis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solution-focused therapy of de Shazer, et al. 

(1986) and the solution-focused group counseling 

process proposed by Selekman (1991), LaFountain, 

et al. (1996) and Metcalf (1998) was used after 

being modified and complemented for the 

nursing students. The group counseling was 

carried out six times for 120 minutes per week.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the 

Problem Solving Inventory developed by Heppner 

and Petersen (1982) and Scaling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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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with 

SPSS program. Results: 1) Problem solving 

capacity increased after solution-focused group 

counseling program, bu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revealed(t=0.835, p=0.057). 2) The scores 

of self-confidence with the problem-solving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it was compared with 

the 1st and the 6th(t=3.587, p=0.001). 

Conclusion: It seems that the solution-focused 

group counseling program should be considered as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nursing students by improving self-confidence with 

the problem-solving. As a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pecific techniques used in the 

solution focused therapy should be applied actively 

in areas of counseling and communication training 

for the nursing students and nur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