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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COVID-19 팬데믹 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

우려로 인한 임상실습 중단 사태는 간호대학생에게 실

습 역량 강화의 커다란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여 2년 이

상 현장에서 환자와 대면실습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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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기반 여성건강간호학 실습교육이 메타인지와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효과: 혼합연구 방법

Effect of Virtual Reality Women Health Nursing Practicum on 
Meta-cognition and Critical Thinking: Mixed Method Study

김현경

 Hyun Kyoung Kim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이 가상현실을 적용하여 여성건강간호학 실습 교육과정을 적용한 후 메타인지와 비

판적 사고에 미치는 교육효과를 질적, 양적으로 혼합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는 단일군 사전사후

검증을 사용한 양적 연구와 개별 심층 면담을 활용하여 내용 분석한 질적 연구를 활용한 수렴적 혼합연구이다. 양적

연구 결과 메타인지는 가상현실 프로그램 적용 후에 사후 104.16±12.98, 사전 98.59±18.09 (t=1.85, p=.030)로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비판적 사고능력은 프로그램 적용 후에 사후 101.66±7.18, 사

전 99.18±15.13 (t=1.00, p=.1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가상현실을 활용한 여성건강간호학

실습 교육은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간호학 실습 교육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주요어 : 비판적 사고, 메타인지, 간호교육, 간호대학생, 가상현실

Abstract This study applied virtual reality to women health nursing practicum for nursing students and analyzed 
the educational effect on meta-cognition and critical thinking. The study design was a convergent mixed method 
using single-group pre-post test design an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fter applying the virtual reality 
program, the post-score (104.16±12.98)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re-score (98.59±18.09) 
(t=1.85, p=.030).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ritical thinking after the program, with the 
post-score of 101.66±7.18 and the pre-score of 99.18±15.13 (t=1.00, p=.108). Therefore, women health nursing 
practice education using virtual reality can help improve the meta-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ritical thinking, Meta-cognition, Nursing education, Nursing students, Virtual reality



Effect of Virtual Reality Women Health Nursing Practicum on Meta-cognition and Critical thinking: Mixed Method Study

- 482 -

겪었다. 특히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아직 면허를 받

지 못한 간호대학생의 실습 기회는 관찰 위주로 이루어

져 우수한 임상실습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1]. 여성건강간호학의 경우에는 사회문화적으로 전통적

남녀 역할 구분에 대한 젠더의 영향으로 여성의 신체에

대한 관찰 및 직접 간호를 수행하기어려운 현실이다[2].

간호학과는 남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교과목에서 남학생들이 환자 간호를 관찰하고 실

습을 진행하는 데 젠더 관점에서 오는 편견으로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3]. 그러므로 가상현실은 간호대학

생에게 여성건강 간호학 실습의 대안으로 제시될 가능

성이 높은 분야이다[1].

가상현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동적, 인지적, 정서적 효과로 나타났다[4]. 심동적 효

과는 임상수행능력, 인지적 효과는 메타인지, 지식이 있

었고, 정서적 효과로는 자아효능감, 자신감, 만족감, 리

더십, 의사소통, 협력, 전문성이 있었다[4]. 이 중 메타인

지는 학습자로서 자신에 대한 지식, 수행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전략에 대한 지식, 전략을 사용하는 시기와 이

유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학습의 통합적 역할을 한

다[5]. 메타인지는 가상현실 교육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성찰과 판단인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여 최근 간호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6]. 가상현실이 고충실도 시뮬레이터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간호교육이 메타인지를 향상시켰다

는 선행논문이 있어[7], 가상현실 교육도 메타인지를 향

상시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메타인지는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켜 과제를

해결하고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8].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 가상현실이 메타인지와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방

법으로 가상현실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상현실이 간호교육에서 적용되기 시작한지는 2000

년대 이후로 초기 단계이므로[1,9] 지식, 기술, 태도에미

치는 영향을 확인해 나가는 시점이다[9]. 그러므로 아직

관련 연구가 부족한 교과목인 여성건강간호학 실습에

가상현실 교육방법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여성건강간호학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와 비판적 사고에 미

치는 효과를 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가상현실

실습에 대한 요구와 교육을 경험한평가를 질적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가상현실 실습 교육에 대한

효과, 요구도, 평가를 분석하기 위해 양적, 질적인 자료

를 동시에 수집하고 비교하여 완전한 이해를 돕는 수렴

적 혼합연구(Convergent Mixed Method Study)이다

[10].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임의 표집으로 모집한 간호학과

3학년 학생 69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한

양적연구를 수행하였다. 단일군 사전사후 검정의 유사

실험 연구로 진행되었다. 질적연구는 11명의 3학년 학

생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하여 개별 심층

면담한 자료로 구성하였다.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정기준은 임상실습을 1과

목 이상 수강한 학생, 연구 목적과 과정에 동의한 학생

이었고, 제외기준은 해당 교과목 재수강 학생이었다. 대

상자의 수는 양적연구의 경우 G*power 3.1.9.4를 이용

하여 선행연구에 근거한[11] 효과크기 (f) 0.5, 검정력

(power) 0.95, 유의수준 양측검정 0.05로 하였을 때 54

명으로 산출되어[12], 탈락율 20%를 고려하여 65명을

표집하였다. 질적연구의 경우 내용분석에서 더 이상 새

로운 내용이 도출되지 않는 이론적 포화시점으로[10]

10명이 표집되었다.

3. 연구 도구

1)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Pintrich & Groot [13]이 개발한 학습동

기전략 검사지(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중에서 메타인지를 송윤희[14]가 번역한

한글판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인 Likert 척

도로, 점수 범위는 29～17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메

타인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2) 비판적 사고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5, pp.481-486, September 30,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483 -

비판적 사고는 윤진[15]가 간호대학생을 위하여 개발

한 비판적 사고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하위영역은

지적열정 호기심(5문항), 신중성(4문항), 자신감(4문항),

체계성(3문항), 지적공정성(4문항), 건전한 회의성(4문

항), 객관성(3문항)이었다.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인 Likert 척도

로, 점수 범위는 27～1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

적 사고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4였고,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충청남도 G시의 일 대학교에서 2023년1

월 30일부터 2월 27일 사이에 간호학과 3학년을 대상으

로 설문지와 심층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사전조사

는 여성건강간호학 실습교과목 첫 시간에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네이버 폼 온라인 설문지로 제공하여 익명으

로 받았다. 가상현실 여성건강간호학 실습 교육과정은

1차시에서 가상현실 오리엔테이션 후 캐나다 ryerson

대학에서 제공하는 가상현실 사이트의 임신여성 시나

리오, 분만여성 시나리오, 산욕기 여성 시나리오, 신생

아 간호시나리오의 4개 시나리오를 4차 동안 제공하고

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였다. 5차시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받았으며, 사후설문조

사로 네이버 폼 온라인 설문지를 제공하여 익명으로 제

출하도록 하였다.

인터뷰의 경우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동의하며 심층

면담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이 연구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연구자의 사무실에서 일대일 대면 면담을 시

행하였고 면담시간은 20분에서 50분 사이였다. 면담은

연구 질문인 “가상현실 교육이 간호학 실습에서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와 “가상현실 여성건강

간호학 실습을 진행한 평가는 어떠한가?”에 기초하여

진행하여 일관된 방법으로 진행하여 질적연구의 신뢰

성(credibility)을 확보하였다. 연구자는 다수의 질적연

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질적연구를 수행

하고 있어 연구자 측면의 타당성(authenticity)을 확보

하였다. 연구자는 가상현실 간호학 실습에 관한 주제범

위 분석과 혁신 교양교과목 선정 경험을 가지고 있어

주제 관련 성찰(reflection)을 하였다. 질적연구의 도구

로서 연구자의 편견은 가상현실은 간호학에서 실제보

다 질이 낮은 경험을 제공하여 효용성이 임상실습에 비

해 낮을 것이라는 선 이해(preunderstanding)를 가지고

있었다. 면담 자료는 현장노트에 필사하였으며, 필사한

내용이 맞는지 참여자에게 확인(member checking)하여

감사가능성(audit trail)을 확보하였다. 현장노트에는 참

여자 기본 정보, 시작질문, 내용질문, 정밀질문, 종료사

항이 표기되었고 이에 근거한 면담을 진행하여 연구의

투명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하였다. 필사자료는 반

복적으로 읽고 소주제, 주제를 내용 분석하였고, 도출된

주제는 동료 연구자에게 보고하여(peer debriefing) 확

정하였다. 혼합 자료는 통합하여 비교분석하였다[10].

윤리적인 고려를 위하여 설문 내용에는 개인적인 정

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 시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동의한 학생만이 참여하였으며, 면담과 설문 중

참여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하였으며, 연구 도중에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자

료인 필사본과 설문 자료는 엑셀로 코딩하여 비밀번호

가 있는 연구자의 개인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전자 자료

는 연구 종료 후 삭제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자의

책상에 보관된 인쇄된 자료는 파쇄할 것이다.

5. 자료 분석

설문자료는 SPSS/WIN 26.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

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의 동질성 검정은 정규성 검정 후 t-test를 시행하였다.

종속변수의 Kolmogorov Smirnov test, Shapiro-Wilks

test, Levene test 후,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 검정으로

t-test를 시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가상현실 실습교육 양적 분석

1) 변수의 정규성 검정

종속변수의 정규성 검정을 위한 Kolmogorov Smirnov

값은 .057-.307였고, Shapiro-Wilks test 결과 값은

.000-.359였으며, 학습효능감, 비판적 사고능력, 임상수

행능력, 교육만족도의 p값이 .05이상으로 모두 정규분포

를 나타내었다. 등분산성 검정을 위한 Levene test 결과

p값이 .05이상으로 등분산성을 나타내어 t-test의 가정

을 충족하였다.

2) 가상현실 실습교육이 메타인지에 미치는 영향

메타인지는 가상현실 실습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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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98.59±18.09, 사후 104.16±12.98 (t=1.85, p=.030)로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Table 1).

3) 가상현실 실습교육이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비판적 사고는 가상현실 실습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에 사전 99.18±15.13, 사후 101.66±7.18 (t=1.00, p=.108)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표 1. 가상현실 실습교육이 메타인지와 비판적 사고에 미치
는 영향
Table 1. Effect on meta-cognition and critical thinking of
virtual reality practicum

Variables
Pre-test
M ±SD

Post-test
M ±SD

t (p)

Meta-
cognition

98.59±18.09 104.16±12.98
1.85
(.030)

Critical
thinking

99.18±15.13 101.66±7.18
1.00
(.108)

2. 가상현실 실습교육 질적 분석

1) 가상현실 교육 요구

교육 요구는 분만간호와 여성건강간호의 주제가 도

출되었다. 분만간호의 하위주제는 산전간호, 분만중간

호, 산후간호, 고위험임신간호였다. 여성건강간호의 하

위주제는 부인과 간호, 응급여성간호, 여성수술간호, 여

성 중환자 간호, 여성정신간호였다(Table 2).

2) 가상현실 교육 평가

교육평가는 현실감과 인터페이스 문제로 주제가 도

출되었다. 현실감은 몰입경험, 게임과 같은 경험, 전인

간호, 안전한 환경이었다. 인터페이스 문제는 언어문제,

느린 반응속도, 제한된 시나리오, 문화적 차이였다

(Table 2).

Ⅳ. 논 의

본 연구는 수렴적 혼합연구 방법으로 가상현실 여성

건강간호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와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교육 요구와 교육 평

가를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비판적

사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메

타인지를 상승시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다양한 여

성건강간호 관련 실습 내용으로 가상현실에 대한 요구

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습 평가에서는 인터

페이스에 대한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이 있었고

느린 반응속도와 제한된 시나리오로 불만족의 요소가

있었으므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었음을 도출하여 가

상현실 간호실습 교육이 여성건강간호 분야에서 발전

해 나갈 영역과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2.. 가상현실 실습교육 요구와 평가
Table 2. Educational needs and evaluation of virtual reality
practicum

Variables Themes Sub-themes

Educational
needs

Birth care

Prenatal nursing

Intrapartum care

Postpartum care

High risk pregnancy nursing

Women
health care

Gynecology care

Emergent women nursing

Women’s operation care

Women’s intensive care

Women’s psychological nursing

Evaluation

Reality

Immersion experience

Gameful experience

Wholistic care

Safe environment

Interface
problems

Language problems

Slow response

Limited scenario

Cultual difference

본 연구에서 효과를 보였던 메타인지는 온라인 토론

수업에서도 효과가 있었으며[15],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4] 일치하는 결

과를 보였다. 가상현실 시나리오는 복잡한 상황에서 환

자가 여러 가지 임상적 상황을 변화아여 보여주는 동적

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체를 조망하고 전략을 수립

하는 메타인지가[5] 증가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건

강간호학 실습은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

적, 영적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향

상시키는 목적으로 고안되어[1] 가상현실이 간호대학생

의 메타인지 향상을 위하여 사용되기에 적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는 가상현실 적용이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온라인 토론수업에서 비판적 사고가 증가하고 특히 자

신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16]. 간호대학생에게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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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증가했고, 하위영역으로 진실 탐색 능력, 개방적

태도, 체계성, 자신감, 지적호기심, 성숙도가 상승하였음

을 알 수 있다[17]. 국외 연구에서는 모아간호 관련 가

상현실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자신감, 지식이 대면

교육에 비해 높지 않았고, 오히려 학생들의 불안감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8].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

고능력을 요하는 내용보다는 문제해결형으로 환자의

요구에 옳은 선택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기에 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질적 연구 결과에

서 영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

자신감이 낮았던 점이 주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추후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어로 가상현

실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가상현실 교육의 요구로는 교육내용에 있어 임신출

산관련 콘텐츠와 여성건강관련 콘텐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성인간호학실습이나 아동간호학실습에 비해

여성건강간호학 실습 관련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1] 대상자의 전반적 임상 상황을 고르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건강간호 분야에서

는 응급, 수술, 중환자, 정신간호 등 건강의 총체적 영

역을 요구하고 있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이

다. 가상현실을 여성건강간호학 실습에 적용한 연구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교육 요구를 반영하여 효과를 검증

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가상현실 여성건강간호학 실습교육 프

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

가 있었다. 부정적인 평가로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간호행위나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호소

하였다. 또한 인터페이스의 느린 반응 속도로 답답함과

몰입감 저하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가상현실의 기술

적 문제는 학습효과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학습자가 현

실감을 가질 수 있도록 비용 효과 분석과 시스템의 보

강이 필요할 것이다[18]. 긍정적인 평가로는 게임과 같

은 즐거움을 느꼈고, 실패해도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

는다는 안전감으로 여러 번 시도하여 학습하는 재미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환자와 대화하는 상황이 마치

간호사가 되어 일인칭 시점에서 간호하는 실재감이 느

껴저 몰입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상현실의

실재감, 안전감, 몰입감을 증대시켜 학생이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상상황을 재현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결과와 질적 연구결과를 수렴하

고 비교 통합하여 간호대학생이 가상현실 교육을 통해

도출된 정성적 효과와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여 보다 깊

게 학생의 경험과 학습효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여성건강간호학 실습 분야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효과

를 극대화하면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간호교육에 적용할 것을 제언한

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대면 의료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서 학생들에게 실제 상황과 유사한 여성건강간호학 실

습 관련 학습사례를 제공하여 메타인지가 향상되었으

므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실습 교육의 보조 매체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질적 연구 결과로는 현실감이 높

고 환자에게 직접 대화하는 듯한 실재감과 즐거움을 느

꼈고, 영어로 진행되어 불편감이 있어, 한국어로 다양한

임상상황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평가가 도출되었다. 본

논문은 양적 분석에서 단일군 사전사후검정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에 대조

군과 비교하는 무작위연구로 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 대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연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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