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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Action 
Research (AR) approach in nursing. Methods: Participants were 64 perioperative nurses 
recruited from C hospital in Gwangju, Korea. The nurses were engaged in the project 
through 2 cycles of planning, acting, observing, and reflecting. A mixed-methods design 
was used to examine changes in participants and their knowledge management practice. 
Quant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program and qualitative reflection data 
underwent content analysis. Results: During the project, participants developed 
standardized pre-operative checklists and opened an Internet Cafe to better manage their 
perioperative nursing information. At the end of the project,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nurses' knowledge management (p=.015) and the rate of surgical material 
prescription errors decreased from 8.0% to 2.9%. Core AR project team members' 
teamwork skill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creased significantly (p=.040, p=.301, 
respectively). The main themes that emerged from the qualitative data were learning how 
to solve problems in practice, facilitating team activities through motivation, barriers of 
large participation, and rewarded efforts and inflated expectations. Conclusion: The AR 
project contributed to empowering participants to solve local problems. AR is a useful 
methodology to promote changes in practices and research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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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임상간호사들은 매일같이 환자 안전이나 의료 서비스의 질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다. 의료기관마다 양질의 의

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력 확보 혹은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내부 경영 효율성 증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질 향상 활동이 가

속화되고, 많은 간호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본 연구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들이 계속되고 있

었다.

‘간호연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넘쳐 나는데 왜 간호 현장에서

의 변화는 미미할까?’, ‘임상의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수많은 간호

연구 결과가 있는데도 간호현장에서는 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걸까?’, ‘어떻게 하면 임상실무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자신의 간

호실무를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어

떻게 하면 간호사들이 제공하는 간호서비스가 환자, 간호사, 의

료기관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실질적인 간호현장

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접근방법은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연구방법은 간호연구자들 자신이 연구하기에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간호사들이 실제로 동참하여 자신들의 임

상현장을 변화시키며 스스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새

로운 앎이 일어나는 방법은 없을까?’와 같은 의문들을 가지면서 

실행연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Greenwood (1984)는 간호 연구의 문제점 중 하나로 연구결

과가 실무 내에서 변화를 유도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

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양산되는 현실 속에서 초기의 간호학 

실행연구는 임상 실무 내에서 연구와 실무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통해 생성된 지식을 어떻게 그들의 실무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Hunt, 1987; MacGuire, 

1990). 나아가 간호 현장에서의 문제를 개선함에 있어 기존의 

양적/질적 연구방법론이 갖는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 실행연구가 갖는 유용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McCaugherty, 1991).

실행연구는 실무자가 연구 주체가 되어 자신의 실무 현장에서

의 실천 행위를 스스로 탐구하는 협력적 연구 방식으로, 간호 

활동에 대한 이해와 개선을 목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반성적, 비

판적으로 탐구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Koshy, Koshy, & 

Waterman, 2011; Taylor, 2010). 따라서 실행연구는 기존의 간

호연구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현장의 문제해결과정과 간호의 

질 향상, 간호업무 성과 창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새로운 접근

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이 실무에서 직접 연구 

문제를 도출하여 협력적으로 중재를 개발함으로써 이론, 연구, 

실무를 연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실무 연구자가 연구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행연구는 

실천현장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 변화와 개선을 꿈꾸는 실천

가에게 매우 매력적인 도전이다(Holter & Schwartz-Barcott, 

1993; Kim, 2009). 

하지만, Munn-Giddings, McVicar와 Smith (2008)의 연구에 따

르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이루어진 62편의 간호학 실행

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 결과, 대부분의 실행연구는 ‘조직/전문

직 개발’이나 ‘교육적’ 측면에서 시도되었으며, 임상문제를 다룬 

연구는 13%에 불과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주로 대학 소속의 참

여자들이었으며 26%의 연구만이 지역사회나 병원의 실무자들이 

수행한 것으로, 사실상 임상실무자가 주체가 되어 임상문제를 

다룬 실행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임상 

및 지역사회, 교육 환경에서 실행연구를 시도하고 그 효과를 보

고하는 국외의 사례가 늘고 있다(Blum, 2009; La Pine, 2008; 

McKellar, Pincombe, & Henderson, 2010; Mendenhall, et al., 

2010; Shelton, 2008). 한편, 국내에서 이루어진 간호학 실행연구

는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Kim (2011)의 연구와 간호대학생을 위한 액션러닝 기반 

간호전문직 수업 운영 효과를 분석한 Kim (2012)의 연구 2편만

이 보고되어 임상간호사들이 주체가 되어 임상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실행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 대학병원 수술실 간호사들이 주체가 되어 

현장의 당면한 문제를 찾아 변화를 통해 해결해 가는 과정을 실

행연구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그 효과와 간호실무에서의 실행연

구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현장에 실행연구 적용이 가능한가? 

둘째, 그렇다면 간호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행

연구과정을 어떻게 실천해 갈 수 있을까? 셋째, 실행연구를 적

용한 성과는 무엇인가? 넷째, 실행연구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요

소는 무엇인가? 다섯째, 간호실무에서의 실행연구의 유용성은 무

엇인가? 이다. 

연구 계획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수술간호현장의 개선을 위해 양적 및 질적인 실행

연구방법을 활용한 통합방법설계로서 방법론적 삼각화를 활용하

였다. 통합방법(mixed method)이란 질과 양의 두 가지 연구방

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하나의 연구를 수행하

는 방법을 의미한다(Tashakkori & Teddie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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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model of an action research thesis 

           (Zuber-Skerritt & Fletcher, 2007).

2. 연구 모형 

본 연구는 Zuber-Skerritt와 Fletcher (2007)의 ‘실행연구의 개

념적 모형’ 중 연구수행(thesis research) 단계를 적용하였으며, 

이 단계는 연구를 계획하고, 핵심 실행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

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1). 

특히 실제로 핵심 실행연구 프로젝트(Core AR Project, 이하 

CARP)가 수행되는 action/fieldwork 단계는 본 연구에서는 참여

자들이 계획, 실행, 관찰, 성찰단계의 과정을 2회 반복 순환하였다.

3. 연구 현장 및 연구 참여자

연구 현장은 G광역시 C대학교병원 수술실이고, 연구 참여자

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현장간호사는 수술실 간호사

로 연구 동의서에 서명하고 수술실의 질 향상 활동을 위해 실행

연구에 참여한 64명의 간호사이며, 둘째, CARP 팀원은 현장간호

사 64명 중 실행연구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12명의 팀

원을 말한다. 셋째, 실행연구회 팀원은 간호학 교수 4인, 수술실 

간호사 3인(박사 1, 박사과정 2), 기타 부서 간호사 1인(박사과

정) 등 총 8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월 1회의 연구 미팅을 통해 

본 연구를 설계하고 가이드 하였다. 이 중 실행연구회의 수술실 

간호사 2인은 수술실 현장에서 CARP 팀원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동시에 실행연구 미팅에서 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아 현장 

실행연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3가지 유형의 참여

자들은 모두 액션러닝 방식의 팀학습 토의과정을 거쳤다.

4. 양적 ․ 질적 자료의 구축

실행연구에서는 정량적 자료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는 

양적 연구와 특정 상황에서 대상자의 경험과 행위에 대한 통찰

을 얻고자 하는 질적 연구의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Koshy et al., 2011). 특히, 방법론적 삼각화(methodological 

triangulation)는 실행연구에서 복잡한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

해를 도모하고,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Williamson, Bellman & Webster, 2012). 이에 본 연구가 채택

한 ‘실행연구의 개념적 모형’ 중 연구수행(thesis research) 단계 

동안 다음 세 유형의 참여자들로부터 양적 ․ 질적 자료를 수집하

여 삼각화를 시도하였다(Figure 2).

첫째,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술 간호현장의 문제 확인

과 간호현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양적 ․ 질적 방법으로 수집

하였다. 둘째, 핵심 역할을 수행한 CARP 팀원을 대상으로 실행

연구가 현장의 간호사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양적․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실행연구회 팀원들은 전반적인 

실행연구과정을 설계 및 지원하고 성찰일지 수집과 글쓰기 작업

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주도한 실행연구회는 실행연구 계획시점인 2011년 

1월부터 수행종료 시점인 2012년 1월까지 매 달 1회의 정기적 

미팅 후 팀원들 각자 배운 점, 느낀 점, 실행다짐 형식으로 성

찰을 실시하고, 서로의 성찰내용을 공유하였다. 또한, 실행연구 

수행 종료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성찰질문을 통해 전반

적인 실행연구 과정에 대해 성찰하였다. 첫째, 연구가 나에게 미

친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실행연구 그룹이 어떤 유익을 얻었

는가?, 셋째, 프로젝트가 우리 기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넷째, 어떤 지식이 생성되었는가?, 다섯째, 주요한 교훈은 무엇

인가?, 여섯째, 만약 우리가 유사한 것을 다시 한다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일곱째, 프로젝트의 제한점은 무엇인가?, 마

지막으로 실무자들에 대한 제언은 무엇인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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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struction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5. 자료 분석 방법

양적자료의 분석은 실수와 백분율, SPSS 20.0 Program을 이용

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실수, 백분율

2) 새 정보 게시 수: 매월 새로 게시되는 정보의 실수

3) 수술재료 처방오류율: 전체수술건수에 대한 처방오류건수의 

백분율

4) 수술실 간호사의 지식관리: Paired T-test

5) 인터넷 카페 사용 평가: 평균과 표준편차

6) CARP 팀원들의 팀워크 스킬, 조직몰입: Wilcoxon's signed 

rank sum test

질적 자료의 분석은 간호사와 외과의들의 수술실 정보공유상

황에 대한 면담조사 및 개방형 설문조사 내용과 수술실 간호사, 

CARP 팀원, 실행연구팀원이 수행한 성찰활동을 내용분석 하였다.

Action/Fieldwork: Core AR Project 수행

핵심 AR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현장 활동 단계에서는 CARP 

팀원들이 수술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수술간호 업무개선을 위

한 질 향상 활동으로 1차 및 2차 순환을 거쳤으며, 각각의 순환

마다 계획, 실행, 관찰, 성찰의 4단계로 진행하였고, CARP 팀원

들의 팀미팅은 액션러닝 방식으로 운영되었다(Figure 3). 

1. 1차 순환

1) 계획단계 

계획 단계에서는 주제선정, 선정된 주제에 대한 문제 파악 및 

원인분석, 연구문제 이해를 위한 문헌고찰, 현장파악을 위한 자

료수집 및 분석, 실행안 개발을 진행하였다.

 (1) CARP 팀의 주제선정, 문제파악 및 원인분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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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road map of core AR project.

개선이 시급한 수술실 과제 선정을 위해 ‘최근 수술실 업무를 

하면서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라는 질문으로 액션러닝 방식의 

팀 토의를 시작해 문제의 중요성 및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의견

을 종합 분석한 결과, ‘수술실 간호사의 정보공유 부족’이 활동

주제로 선정되었다.

이어서 ‘수술실 간호사의 정보공유 부족’에 대한 문제의 세부 

구조화를 통해 결정된 핵심이슈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근

본원인을 파악하였다. ‘수술실 간호사의 정보공유 부족’은 수술과

정, 수술재료, 재료처방 측면으로 분류되었으며, 문제원인으로는 

구조적, 환경적, 인적 요인을 확인하였다. 

 (2) CARP팀의 관련 문헌 고찰 활동

간호사의 정보공유와 지식관리에 관한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

사의 지식관리활동은 조직유효성인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과 유

의한 관계가 있으며, 지식생성 및 저장, 공유, 활용을 통해 직무

만족과 전문성 개발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3) 보다 심층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 활동 

CARP 팀의 토의를 통해 도출된 핵심 이슈에 따른 보다 체계

적이고 심층적인 원인 검증을 위해 먼저, 질적자료로 수술의 정

보 및 지식 공유 부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4월에 CARP 팀

원들이 수술실 간호사 54명, 외과의 36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된 개방형 설문지로 개별 면담하였다. 이 설문지는 실행연구회

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 ․ 보완하여, 최종 간호사용 7문항과 외과

의용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간호사와 의사의 면담내용을 분석

한 결과, 간호사들은 정보공유부족의 원인이 3교대와 불규칙한 

근무,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부족, 수술장비 및 기구의 부족 순이

라고 하였고, 의사들은 수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부족, 인력부족,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부족의 순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면담분석

결과는 구조적 요인 측면의 원인인 '수술 각과 순환 배정 및 간

호사의 3교대 근무가 정보공유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뒷받

침하는 결과였다.

둘째로, 양적자료로 수술 정보공유 현황 조사지를 개발하여 

간호사들의 근무현황과 각과의 분과화 정도, 수술간호 매뉴얼 

현황 및 간호사의 정보공유방법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수술

실 간호사의 근무 현황은 부서의 참여자들 64명 중 17명을 제외

한 47명(72%)은 3교대와 당직을 겸하고 있었고 수술 각과 순환 

배정을 받고 있었다. 수술 각과는 10개이었고 이 중 일반외과는 

7개의 세부 분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다른 과는 세부 분과화는 

되지는 않았지만 전문분야에 따라 수술분야가 분류되어있다. 수

술간호 매뉴얼은 문서화 되어 2곳에 비치되어 있었는데 최종 수

정일은 2007년이었으며, 간호사는 정보공유방법으로 화이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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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노트를 이용하고 있었다. 현황조사 결과는 구조적 요인 측면의 

원인과 환경적 요인 측면의 원인을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수술실 간호사의 지식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수

술실 간호사 55명을 대상으로 Jeong, Lee, Lee와 Kim (2003)이 

개발한 ‘간호사의 지식관리 프로세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간호사의 지식관리 연구도구는 지식생성, 지식저장, 

지식공유, 지식활용의 요인으로 구성된 17문항 5점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정보 및 지식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

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ɑ값은 .92이었고 본 연

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이었다. 간호사의 지식관리 

설문조사 결과, 지식관리 수준은 3.15±0.41를 나타내었다. 이는 

Jeong (2003)의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의료기관)의 일반병동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3.08±0.54 보다 약간 높았다. 

 (4) 실행안의 수립 활동

선행 조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CARP팀 토의에서 수술정보

공유 부족에 대한 문제해결 대안을 모색한 결과, 수술실 간호사

들이 필요한 정보의 내용을 구성하여 ‘수술준비 점검표’를 개발

하고, 정보 공유의 방법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 및 운영하며, 

정보공유의 효과파악을 위해 ‘수술재료 처방오류율 감시 프로그

램 개발’하는 것으로 3개의 실행안을 수립하였다.

2) 실행단계

수술실 간호사들의 정보공유 향상을 위한 3개의 실행안은 다

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1) 수술재료 처방 오류율 감시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 

간호사가 처방 낸 수술재료의 처방 중 수술재료의 품목, 수량, 

보험수가 적용 등의 오류가 발생하여 정정이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술재료 처방 오류율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을 전산실

에 요청하였고 4월에 개발이 완료되었다. 

 (2) 수술준비 점검표 개발

수술간호 정보에 포함될 내용으로 ‘수술준비 점검표’를 개발하

였는데 수술기구, 수술재료 및 처방기준, 수술장비 및 주의사항

을 포함하였다.

 (3) 인터넷 카페 개설 및 운영

CARP 팀원들이 ‘나는야 지식인’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5월 초

에 개설하였다. 인터넷 카페에는 전체 공지사항과 각과별로 게

시판, 우리들의 이야기로 구성하였다. CARP 팀원들은 5월 한 

달 동안 10개의 수술과를 분담하여 각각의 수술에 대한 ‘수술준

비 점검표’를 인터넷 카페에 탑재하였다. 6월부터는 수술실 전체 

간호사들에게 공개하여 정회원으로 등록한 후 각과의 수술 정보 

탐색을 위해 수술간호 점검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수술간호정

보가 바뀌면 댓글을 달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준비 점검표를 만들어 올리도록 공고하였다. 

3) 관찰단계

 (1) 실행의 효과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활동

실행활동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6월에 인터넷 카페에 게시

된 새 정보 게시 수와 4월부터 6월까지의 수술재료 처방 오류율

을 조사하였다. 또한 인터넷 카페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해 수술

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57명을 대상으로 5개의 객관식 문항(4점 

척도)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넷 카페 사용 평가지'는 

정보접근의 용이성, 정보의 신뢰성, 정보의 최신성, 정보의 유용

성, 수술준비 점검표의 유용성에 대한 5문항을 객관식 4점 척도

로 구성하였다.

 (2) 자료분석 활동

새 정보 게시 수는 6월에 35건이었고 정규 수술일 평균 1.8건

이었다. 4, 5, 6월 동안 수술재료 처방의 오류건수의 평균 116

건, 오류율 평균은 7.6%이었다. 인터넷 카페 운영에 대한 설문

조사(4점 척도) 결과, 정보접근의 용이성 3.04 (±0.63), 정보의 

신뢰성 3.21 (±0.41), 정보의 최신성 3.09 (±0.39), 정보의 유용

성 3.14 (±0.61), 점검표의 유용성 3.00 (±0.60)을 보였다.

4) 성찰단계

 (1) 실행의 성과검토

활동의 성과에 대한 검토는 7월에 실시되었으며 성과 검토 결

과, 아직 수술실 간호사들의 카페방문을 통한 정보공유가 활성

화 되지 않았으며, 수술재료 처방오류의 감소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관찰단계에서 인터넷 카페 운영에 대한 평가조사 결과

가 평균 3점 이상을 보여 카페를 통한 정보공유를 활성화시킨다

면 활동의 성과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2차 순

환에 반영하였다.

 (2) 반성적 성찰

CARP 팀원을 포함한 모든 수술실 간호사 57명을 대상으로 7

월에 반구조화된 2문항의 성찰질문 즉, 수술준비점검표 활용의 

도움여부, 인터넷 카페에서 정보 공유하는 방법에 관해 성찰하

도록 개별적으로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CARP 팀원은 4월에 팀 

미팅 후 3문항으로 한 번 더 실시했으며, 연구회 팀원들은 매월 

연구회 토의 후에 3문항으로 성찰을 실시하였고 2차 순환에 반

영하고자 하였다.

반성적 성찰 결과, 수술실 간호사들은 수술준비 점검표 활용

이 수술준비, 수술처방, 인수인계에 도움이 되며, 인터넷 카페의 

정보공유 향상을 위해 정보의 유용성, 신속성, 접근성에 더욱 중

점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CARP 팀원들은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팀원으로서 자세와 질 향상 



임상간호현장에서의 실행연구 여정 101

간호행정학회지 19(1), 2013년 1월

Table 1. Number of New Information Postings and Prescription Error Rates                                           (N=64)

Month, 2011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umber of new information postings - - 35 71 122 150 97

Prescription error rates (%) 8.0% 7.2% 7.5% 4.1% 3.0% 2.7% 2.9%

Table 2. Effectiveness of Knowledge Management in OR Nurses                                                     (N=49)

Pre-participation

M (SD)

Post-participation

M (SD)

t

(post-pre)
p

Knowledge management 3.18 (0.41) 3.33 (0.51) 2.53 .015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연구팀원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이 활동의 운영에 

매우 중요함을 배웠다고 하였다.

2. 2차 순환

1) 수정된 계획단계 

1차 순환의 반성단계를 통해 계획을 수정하였는데, 수술실 간

호사들의 인터넷 카페를 통한 수술간호 정보공유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받고 인터넷 카페 운영의 활성화 필요성을 갖게 되었

다. 인터넷 카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팀 토의를 통해 

총 16개의 활성화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각 의견들을 분석한 후 

실행 가능한 3개의 의견을 선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3

개의 실행계획은 카페 바로가기 설정, 카페 우수자 포상, 카페 

홍보 등이었다. 

2) 실행단계

인터넷 카페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3개의 실행안이 수행되었

는데, 첫째, 수술실에 있는 모든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카페 바

로가기’를 설정하여 수술실 간호사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카페에 정보를 많이 게시한 간호사에게 카

페 우수 참여자 포상을 실시하였는데, 매월 4명의 간호사들에게 

‘지식공유상’과 ‘상품’을 수여하였고 간호사들의 정보공유 상황을 

카페에 올렸다. 셋째, CARP 팀원들이 카페 홍보를 위해 유용한 

정보, 최신 근황들을 카페에 올리도록 하였다. 카페의 정보는 유

용하고 최신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수술간호 정보의 변화를 바로 

카페에 올리도록 적극 홍보하였다. 

 

3) 관찰단계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 실행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첫째, 7

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새 정보 게시 수와 

수술재료 처방 오류율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새 정

보의 게시수는 인터넷 카페 개설 당시 6월에는 35건이었으나 활

동이 진행됨에 따라 참여율이 증가하여 9월에는 150건의 새로운 

지식 정보가 게시되었고, 대다수 변화된 정보의 양이 공유된 10

월에는 97건으로 나타났다. 수술재료 처방 오류율은 활동 시작 

전인 4월에는 8.0%를 나타내었으나 활동이 마무리되는 10월에

는 2.9%로 감소되었다(Table 1). 

둘째, 10월에는 간호사의 지식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술실 

간호사를 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지식관리 수

준은 3.33±0.52로 나타났다. 한편, 수술실 간호사의 지식관리를 

활동 전 후로 비교하기 위해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는데 4월

부터 10월까지 참여한 수술실 간호사는 47명이었고 분석한 결

과, 지식관리 수준은 각각 3.18 (±0.41), 3.33 (±0.51)으로 정보

공유를 위한 인터넷 카페 운영이 수술실 간호사의 지식관리 향

상에 효과가 있었다(t=2.53, p=.015) (Table 2).  

4) 성찰단계

2차 순환 활동의 마지막 단계로서 반성적 성찰이 이루어졌다. 

현장변화 활동에 관한 성찰로서 연구수행단계 종료 시점인 11월

에 수술실 간호사 11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6문항의 개방형 

성찰질문 즉, 주제가 꼭 필요한 활동이었는지, 자신의 참여 정

도, 자신의 참여정도에 대한 이유, 활동을 통해 배운 점, 활동의 

잘된 점과 미흡한 점, 소감 및 건의사항 등에 관해 성찰하도록 

개별적으로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성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실행연구를 통해 문제파악과 해결, 지식공유가 있

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제파악과 해결'의 내용은 ‘가장 필요한 

활동이 주제로 선정됨, 많은 도움이 됨, 스트레스가 감소됨’이었

고, ‘지식공유의 향상’의 내용은 ‘수술준비 점검표가 수술준비와 

재료처방에 활용됨, 어느 장소에서든지 정보공유 활동이 가능함, 

수술 전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음, 수술준비와 재료처방 지식

을 공유함, 최신 수술간호정보가 공유됨, 업무지식이 향상됨’이

었다. 

한편, 반성적 성찰의 내용을 기초로 추후, 수술과정 공유, 새

로운 장비 사용법 공유, 카페에 대화방과 Q&A방 마련에 대하여 

검토하여 추가할 계획을 세웠고, 전체적인 참여율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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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iveness of Teamwork Skills, Organizational Committment in CARP Team Members                         (N=12)

Pre-participation

M (SD)

Post-participation

M (SD)

Z

(post-pre)
p

Teamwork skills 2.74 (0.26) 2.83 (0.26) 2.05 .040

Organizational commitment 3.46 (0.74) 3.69 (0.78) 2.16 .031

홍보강화 및 우수 정보공유자에 대한 포상도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3. 실행연구팀과의 상호작용

실행연구 팀원이면서 동시에 CARP 팀에서 촉진자 역할을 하

는 2인의 간호사가 매월 실시된 수술실 CARP 팀 미팅을 통해 

CARP 진행사항의 점검과 준비 그리고 활동 사항을 매월 개최되

는 실행연구팀과의 미팅에서 피드백과 비평과 그리고 조언을 받

으면서 이를 다시 CARP 팀 토의를 거쳐 수정 ․ 보완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반복적인 과정이 수행되면서 실행연구팀과의 상호작용

이 이루어졌다. 기나긴 실행연구 여정 동안 연구자이면서 동시

에 CARP를 이끈 2명의 간호사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고, 자칫 연

구에 대한 열정마저도 잃기 쉬울 수 도 있었으나 실행연구팀과

의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서 매 진행단계마다 적절한 조언과 

격려를 받았으며, 이러한 과정이 실행연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자 나침반이 되었다. 

평    가

본 장에서는 먼저, CARP팀원으로서 실행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수술실의 변화를 위해 개선활동을 이끌어간 팀원들의 

변화와 실행연구회 팀원의 변화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전체 수

술실 간호사의 경우는 이전 단계의 간호현장의 변화에서 다루었

기에 여기서는 제외한다. 이어서 본 실행연구의 티당성을 평가

하였다. 

1. 참여자의 변화 

1) CARP 팀원의 변화

실행연구과정을 통해 현장 간호사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

였던 CARP 팀원들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양적 접근방법으로 

‘팀워크 스킬’과 ‘조직몰입’에 관해 1차 순환의 계획단계인 3월과 

2차 순환이 종료된 후 12월에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도구를 

살펴보면, 첫째, 팀워크 스킬은 O'Neil, Chung과 Brown (1997)

이 개발하고 Marshall (2003)이 타당성을 검증한 ‘팀워크 스킬 

설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적응력, 의사소통, 조정력, 의사

결정, 대인관계, 리더십의 6개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문항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팀워크 스킬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는 .91이었다. 둘째, 조직몰

입은 Mowday, Steers와 Porter (1979)가 개발한 조직몰입척도를 

Lee (1998)가 번역한 도구로 총 15문항 7점 Likert 척도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는 .85이었다. 

양적 분석 결과, CARP 팀원의 팀워크 스킬은 2.74 (±0.26)에

서 2.83 (±0.26)으로 향상되었으며(Z=2.05, p=.040), 조직몰입은 

3.46 (±0.74)에서 3.69 (±0.7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변화

를 보였다(Z=2.16, p=.031) (Table 3).  

이어서 CARP팀원의 경험에 관한 질적 접근으로는 실행연구가 

진행되는 2월부터 12월까지 10회의 CARP의 학습 팀 회의에서 

다루어진 토의 내용과 성찰활동을 분석하였는데, 성찰질문은 배

운 점, 느낀 점, 실행다짐의 3문항이었다. 그리고 1차 순환의 계

획단계가 끝난 시점인 4월과 CARP 종료 시점인 12월에 반구조

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CARP 활동에 대한 성찰활동

에서는 4가지 주요 성찰질문으로 ‘연구과정에서 선생님이 수행한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연구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

까?’, ‘연구 활동과정에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은 무엇인가요?’, 

‘연구 활동을 통해서 느낀 소감이나 질문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

면 적어주세요.’ 등 이었다.

CARP 팀원의 성찰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현장의 문제찾기와 

해결과정을 통해 배워나감, 동기부여를 통함 팀활동 촉진, 참여

확대의 장애요인, 보람과 향후 기대로 분류되었다(Table 4). ‘현

장의 문제찾기와 해결과정을 통해 배워나감’은 ‘AL을 통한 팀활

성화 경험’, ‘해결요구도가 높았던 주제의 선정’, ‘자료찾는 법을 

배움’, ‘진행과정을 배움’이었고, ‘동기부여를 통함 팀활동 촉진’은 

‘올바른 주제선정 및 중요성 인식’, ‘정보교류의 자율성과 자율적 

참여, ‘포상제를 통한 활동지원’, 이었다. ‘참여확대의 장애요인’은 

‘전체적인 참여율 부족’, ‘세세한 팁 공유 부족’, ‘전문적 지식부족

으로 참여 부족’, ‘업무의 편중’이었고, ‘보람과 향후 기대’는 ‘보

람을 느낌’, ‘지식습득의 필요성 느낌’, ‘적극적인 주제 선정이 필

요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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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ent Analysis of Reflection in CARP Team Members

범주 하위범주 성찰내용

현장의 
문제찾기와 
해결과정을 
배워나감 

AL을 통한 
팀활성화 경험

액션러닝의 개념 및 활용방법. 카페 활동으로 수술실 구성원들의 의견교류를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배움, 개개인이 잘 알고 있는 수술정보를 자유롭게 
교류함으로써 일을 함에 재미를 더했다고 생각됨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에서도 플러스 
요인이 되었음(Nr.8)

해결요구도가 
높았던 주제의 
선정

문제점 인식하여 주제선정 과정 배움(Nr.7).
전년과 비교했을 때, 주제선정부터 막연했는데 이번 주제를 정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을 알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과 결과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Nr.10).

자료 찾는 법을 
배움

액션러닝의 기법을 처음 배웠다. 자료 찾는 법을 더욱 상세히 배울 수 있었다(Nr.5). 

진행과정을 배움
질 향상 활동의 주제선정과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질 향상의 진행과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네요(Nr.6).

동기부여를 
통한 팀활동 
촉진 

올바른 주제선정 
중요성 인식

주제선정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인 탓에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매우 성과가 높았던 것 
같다(Nr.5).

정보교류의 
자율성과 자율적 
참여

그 동안 부제했던 인터넷 카페라는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 정보교류의 자율성이 
부각되었다고 생각되며...(Nr.8) 
전체 팀원이 활동할 수 있었고 팀원뿐 아니라 수술실 전 직원이 정보교류를 자율적으로 
하고 참여율을 높인 것 같다(Nr.9).

포상제를 통한 
활동지원 

포상제를 통하여 활동을 지원한 점, 수술준비과정에서 조금이라고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었다(Nr.1). 

참여확대의 
장애요인

전체적인 참여율 
부족

활동하는 사람만 꾸준히 활동, 책임간호사의 자료에 대한 최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 (Nr.1)  
3교대라는 불가피한 여건으로 인해 팀원들이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Nr.8). 

세세한 팁 공유 
부족

사람들의 check sheet 에 대한 부담감으로 활동이 적고 수술의 세세한 팁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Nr.3).

비의도적인 소극적 
참여

전체 팀원 및 수술실 식구들의 참여율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부족했음. 즉 늘상 카페를 
자주 애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외 조금 활동이 부족했던 구성원들까지 신바람나서 
조금 더 붐을 일으켰으면 하는 아쉬움...(Nr.8)

전문적 
지식부족으로 참여 
부족 

의도한 건 아니지만 참여하게 되는 사람만 참여하게 되네요...ㅠ^ㅠ (Nr.6)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 할 수 있어 못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참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인 
참여도가 높아진 것 같다(Nr.7). 

업무의 편중
아무래도 전체적인 과정(문제해결과정)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여 업무가 
편중된 거 아닌가... 죄송스럽습니다(Nr.10).

보람과 향후 
기대

보람을 느낌 처음 점검표 만들 때는 막막하고 그랬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Nr.6).

지식습득의 필요성 
느낌

QA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병원이나 병동의 질 향상 주제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전문적 지식습득의 필요성도 느꼈다(Nr. 7).

적극적인 주제 
선정이 필요함

이번 주제가 물론 특수 부서인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할 수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주제선정도 언젠가는 한 
번 해봄직도 어떨지요(Nr.10).

2) 실행연구회 팀원의 변화 

현장의 간호사, CARP 팀원 그리고 실행연구회 팀원으로서 3

가지 역할을 수행한 간호사는 본 연구를 통해 현장문제 도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현장의 문제해결방법을 경험하면서 실

행연구과정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며, 아울러 질 향상 활동 팀

원으로서의 역할 변화의 방향성을 알게 되었다고 성찰하였다. 

실행연구를 통해 수술실 간호사들이 질 향상 활동에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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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것을 보면서 질 향상 활동 팀원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변화하는 수술정

보를 공유하고 카페를 통해 실제 활용함으로써 정규, 응급 수술

에 모두 적극 활용하고 도움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중략... 이번 

활동을 통해 질 향상 활동이 소수의 몇 명이 아닌 다수의 참여

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느끼게 해 준 활

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질 향상 활동이라고 하면 우선 거

리감부터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인들의 작은 참여 하나 하나

가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연구자 1).

현장에서 실무자들에게 나온 문제를 선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

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실무자들에게서 문제를 도출해 내고 

해결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실행연구자의 모

습이었습니다. 현장으로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는데 의

사결정과정을 통해 ‘정보공유의 부족' 문제가 선정되었습니다. 

활동을 마무리 지으며 보니 우리에게 정말 해결이 필요한 문제

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의욕이 사그

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연구자의 의욕이 사그러지면 부서 내 활

동들의 참여와 열정도 주춤합니다. 실행연구회의 코멘트와 격려, 

위로가 저에게 이 활동을 이끌 열정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중

략...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는 연구가 실행연구인 것 같

습니다(연구자 2). 

실행연구회 팀원으로서 실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탐색

하고 논문을 검색하며 간호현장의 실행연구를 가이드한 팀원은 

본 연구의 진행과정을 통해 논문검색과 체계화 능력이 향상되었

고, 실행연구의 개념과 특성, 연구방법론과 연구동향에 대하여 

배웠으며, 실행연구자의 태도와 역할에 대한 깨달음과 실행연구

팀 동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성찰하였다.   

1년 전, 실행연구를 처음 알게 되었을 당시 나는 단순히 실행

연구가 질적 및 양적 자료를 혼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연

구라는 것  밖에 알지 못했었다. 그러나 실행연구팀에 참여하게 

되면서 나는 본격적으로 실행연구의 개념과 특성, 연구방법론 

및 다양한 간호학 영역에서의 연구동향들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

질 수 있었다 실행연구팀과의 이번 경험은 학문적 탐구의 과정

이 끝없는 호기심과 열정, 알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할 수 있

다는 믿음과 자신감, 새로운 것에 대한 과감한 도전과 추진력을 

요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중략... 더불어 학문의 길

을 걸어감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학자 개인의 태도와 노력 뿐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만약 실행연구를 혼자 공부하기

로 마음먹었더라면 지금의 결과에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이기 때

문이다 이것은 분명 좋은 멘토와 동료들이 있는 실행연구팀 안

에서 과제를 분담하여 준비하고 논의하고 성찰하면서 울고 웃는 

긴 시간을 지나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연구자 3). 

실행연구에 대한 전반적 개념과 연구 진행방법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임상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실행연구를 접

목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해결해 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호연구자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중략... 2011년 1월부터 시작된 연구회 

모임을 통해 매월 과제를 수행하고 공유함으로써 발전하는 계기

가 되었다. 특히 논문을 검색하고 정리하는 능력과 문헌을 읽고 

체계화시키는 과정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된다(연구자 4). 

2. 연구의 타당성 평가

Morton-Cooper (2000)는 실행연구가 매우 ‘주관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성을 추구하는 것은 무가치 하고 ‘문화적 

타당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즉, 연구결과가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가 된다(make sense)’면 실무자들은 대략 적절한 것

으로 인식한다. 실행연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연구자의 

‘비판적 주관성’ 즉, 연구자의 양질의 비판적인 자기인식의 판단

에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Herr와 Anderson (2005)이 참여적 실

행 연구의 타당성 기준으로 제시한 과정적, 성과적, 촉매적, 민

주적, 대화적 타당성을 토대로 실행연구과정을 평가하였다. 

첫째, 과정적 타당도는 성찰적 순환과 같은 연속적이며, 논리적인 

연구과정에 대한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Zuber-Skerritt와 

Fletcher (2007)가 개발한 실행연구 모델을 토대로 현장실무자와 

간호연구자로 구성된 실행연구회에서 전반적인 연구를 계획하였

으며, 수술실 현장에서의  CARP는 계획-실행-관찰-성찰을 1주기

로 2차례의 순환과정으로 실행하고, 실행연구 결과평가 및 초고

작성이 단계적으로 수행되었다. 

둘째, 성과적 타당성은 문제 해결 정도를 평가하고, 다시 문제

를 재개념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탐구를 위한 순환이 

실행된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는 1차 CARP의 계획-수행-관찰-

성찰과정의 주요 활동성과를 검토하고, 수술실 간호사들과 

CARP 팀원들의 반성적 성찰과 실행연구회의 피드백을 통해 

CARP를 재계획하여 2차 순환을 실행하였다.

셋째, 촉매적 타당성은 연구자와 참여자가 사회적 실제에 대

한 관점을 변화시킨 정도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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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간호사들은 실행연구 과정을 통해 스스로 수술실의 문제

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 및 실천 활동, 그리

고 자신들의 실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실행연구회 팀원들도 실행연구의 전 과정

을 계획하고 CARP 팀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무의 변

화과정을 관찰 및 평가하고, 연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실행연구

가 기존에 간호연구방법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간호실무를 변

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넷째, 민주적 타당성은 연구가 문제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

의 순수한 참여와 협동으로 수행된 정도를 말한다. 본 실행연구

에 참여한 현장 간호사 및 CARP 팀원들은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가지고, CARP 과정 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팀원들과의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실행연구회 팀원들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의 협력이 이루어져 CARP 과정을 지

원하였다.

다섯째, 대화적 타당도는 동료들 사이에서 연구와 관련한 건

전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정도인데, 본 실행연구가 팀 기반 액

션러닝 방식을 적용했기에 대화적 타당도를 갖추었다고 본다. 

즉 연구수행 단계에서는 계획, 수행, 관찰, 성찰의 과정에서 팀

원 모두가 참여하면서 질문, 경청, 피드백이 필수적인 액션러닝 

방식의 팀 토의와 활동을 수행하였다. 글쓰기 단계에서는 실행

연구회 팀원들이 협력적으로 최종 초고를 계획하고 이를 작성한 

후 매 월 실행된 팀미팅을 통해 글쓰기를 평가하고 조언을 받아 

수정 및 교정 작업을 수행한 다음, 글쓰기에 대한 팀원들의 성

찰을 통해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결    론

이상과 같은 양적․질적 자료 분석과 자료의 통합을 반영한 본 

통합방법설계의 실행 연구는 수술간호현장과 CARP 팀원, 그리

고 실행연구자들에게 많은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주었다. 간호현

장의 변화를 양적자료인 인터넷 카페에 게시되는 새 지식정보의 

수, 수술재료 처방 오류율의 감소, 간호사의 지식관리의 향상으

로 파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 자료를 통해 현장의 문

제 파악과 해결, 업무관련 지식정보의 생성과 저장, 공유하면서 

경험하는 현장 간호사들의 탄성과 응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

었다. CARP 팀원에게 있어 실행연구 참여는 배움의 과정이었다. 

양적 자료를 통해 CARP 팀원의 팀워크 스킬과 조직몰입의 증가

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 배

움의 내용을 알 수 있었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또한 실행연구자들의 성찰을 통해 연구자들이 간호현장에서 실

행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연구자로서 성장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팀이 사용한 방법론적 삼각화는 실행연구에 대한 이해

를 향상시켰을 뿐 만 아니라 실행연구의 효과를 파악하는데도 

매우 기여하였다. 특히 현장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접근의 병행

은 실질적인 현안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도록 하였고, 문제 파악

과 원인분석 및 실행안 수립의 초점화가 보다 용이해 질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의료 기관에서의 질 향상 활동이 양

적 측정에만 의존한 결과 보고로부터 탈피하여 근무부서 단위의 

조직 문화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 장을 통해 본 실행연구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연구시작 시 

제기했던 5가지 연구문제에 답을 하고자 ‘연구참여자’, ‘임상실무 

성과’ 그리고 ‘연구자’의 3 가지 측면에서 실행연구의 유용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 측면의 첫 번째 성과는 현장간호사들의 변화로 지

금까지 간호의 질 향상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현장간호사들이 자

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상

부의 지시가 아닌 간호사들 스스로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연구과제로 채택함으로써 간호사 자신들의 실무에 관심

을 가지고, 실무향상은 ‘누군가가 해야 하는’ 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인

식하고,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실행연구과

정 동안 현장간호사들 사이에서 협력적 팀워크가 형성되었으며,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문화를 창출

하였다. 즉, 1, 2차 순환의 실행 과정에 참여한 현장간호사들이 

어떠한 외부의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서로 같은 고민

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를 해결해 나갔다. 셋째, 서로에게 멘토-멘티, 동료, 협력자 등

의 역할을 수행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자연스

럽게 연구과정에 참여하면서 연구방법 및 문제해결방법을 습득

하게 되었다. 

임상실무 성과측면에서는 첫째, 실행연구를 통해 직접적인 업

무개선 효과를 경험하였다. 둘째, 그 효과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도한 결과이고 그 효과가 직접 자신들의 업무에 도움이 된다

는 라는 긍정적 심리 경험은 향후 조직개발을 위한 구성원의 동

기부여에 중요한 토대를 형성하였다고 본다. 셋째, 실행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액션러닝 방식의 팀운영과 활동은 위계적이고 소

극적 인 표현의 간호조직 문화에 수평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여 향후 

조직개발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즉 1, 2차 

순환 과정에서 팀의 학습과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효과적

으로 이끌 수 있는 액션러닝의 접근이 유용했다. 구체적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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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간호사들의 팀 미팅 시에 활용한 액션러닝의 방식이 팀

활동의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호간의 질문과 피드백과 같

은 의사소통을 어떻게 활발하게 이끌어내야 할지, 성찰을 어떻

게 하는지 등 유용한 도구 역할을 하였다. 넷째, 실행연구를 통

한 실무의 문제해결  접근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간호업무로부

터 성찰적 간호실무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연구자 측면에서는 첫째, 실행연구팀 내 간호사가 아닌 순수 

간호연구자들에게는 연구를 위한 통제 상황이 아닌 자연스런 현

장 맥락 속에서 시급한 당면 문제를 현장 간호사들과 함께 해결

해 나가는 과정에 동참함으로써 임상현장에 대한 통찰력과 더불

어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실행연구팀과 CARP팀 간호사들의 정

기적인 회의를 통해 연구와 현장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었다. 

이는 실행연구가 이론과 실무의 차이 뿐 아니라 실무와 연구의 

차이를 좁히는데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실무의 변화를 이

끌어 내야 하는 연구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방법

(Koshy et al., 2011; Williamson et al., 2012)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실행연구의 핵심 과정인 계획-실행-관찰-성찰의 순

환 속에서 실행연구팀원 상호간에 임상실무에 관한 지속적인 질

문과 성찰을 통해 관련 실무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촉진시켰다. 

즉, 순수연구자와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수행자 겸 연구자로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끊임없이 실무 또는 연구에 대한 성찰적 

질문을 유도함으로써 관련 실무나 연구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였

고, 새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실행연구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수행할 때 부딪

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으로 인해 연구자들의 소진과 연구의 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현장 간호사들의 휴직과 복직, 사직, 교대근무

로 인한 불규칙한 참여는 실행연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이었다. 또한 연구방법론적인 고찰의 부족으로 자료의 분석과 

해석, 연구결과의 글쓰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실행연구는 현장의 문제해결 뿐 아니라 조직의 변화나 

조직문화의 변신을 위해 현장에 유용한 실천적 연구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미래의 실행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실행연구 참여자로서 현장의 실무 간호사들과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

다. Munn-Giddings 등(2008)은 실행연구에서 현장실무자를 포함

한 다양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간호실무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행연구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프로

젝트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을 동기화 시키고 소통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력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비판과 갈등을 긍정적으

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둘째, 실행연구의 핵심은 실무개선을 위한 ‘성찰’과 ‘탐구’활동

의 과정으로(Sung, 2006) 현장간호사들이 자신의 실무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와 실무자들 모두 자신의 실무에 대한 성찰이 습관화 되

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성찰적 질문을 초점화 하고 다양한 질문을 개발해야 한다. 하지

만, ‘성찰’이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에 개

발된 구조화된 성찰질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행연구는 연구방법의 단순한 삼각화(Triangulation)를 

넘어 통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s Research)적 접근을 시도

하므로 양적, 질적 연구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더불어 실행연구

의 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비판

적, 논리적, 분석적 사고를 위한 연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실행연구는 계획-실행-관찰-성찰의 순환을 반복함으로써 

실질적인 맥락의 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는 장기간의 프로

젝트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구에 대한 열정과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바탕으로 한 끈기와 인내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틀에 밝힌 형식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글쓰

기를 시도해 보길 바란다. 실행연구의 특징 중 하나로 ‘연구 형

식과 글쓰기의 창의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것을 시도함

을 의미하는데, 새로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논

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Lee, Kim, Kim, Lee, & Cho, 2004). 

그러나 실행연구는 지나친 학술성보다는 실용성이나 현실성에 

초점을 둔 글쓰기가 중요하므로(Mills, 2005), 좀 더 자유로운 학

문적 글쓰기가 실행연구자들에게는 용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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