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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연구의 필요성1. 

근 료 경  자  복잡 과 증도  증

가  인해  지식과 에  새롭고 

다양  재들이 시도 고 있어 이에  , 

른 단과 임상 처능  갖춘 간 사들이 욱 

 요  실 이다(Bremner, Marie N. et al, 

이러  사회요구에 라 간  과  2006). 

습  지식과  복잡  료 경 속에  

히 사용 여 상자  건강 를 해결   

있도  임상간 행능  양 에  맞추고 

있다 지만 지 지  간  생  임. 

상 행능  향상시키   노 보다는 단

시뮬 이션 기반 교육이 간호학생의 심폐간호응 지식, 

비  사고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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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simulation-based education regarding care in a 

cardio-pulmonary emergency care as related to knowledge,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test design. Seventy 

four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either the experimental group(34) or control group(40). The 

simulation-based cardio-pulmonary emergency care education included lecture, team-based practice, and 

debriefing, and it was implemented with the experimental group for a week from September 1 to 

December 11, 2015.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test and ANCOVA by using SPSS 21.0 

program. The experimental group who had the simulation-based educatio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knowledge(F=24.930, p<.001), and critical thinking(F=5.951, p<.05) for cardio-pulmonary emergency care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who had traditional education.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oblem solving ability(F=3.327, p>.072). The results indicate that a simulation-based 

education is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to improve knowledge and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students 

learning cardio-pulmonary emergency care. Further study is needed to identify the effect of a 

simulation-based team positive education program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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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심 주  행해  다(Lee, Mi-Jin, 

지식 달 심   생들에게 다양2013). 

고 많  보를 공 는 데는 효과 이지만, 

 는 생들  동  자  입장에

 지식  습득 게 다는 단 이 있다 라. , 

생들에게 내재  지식 가  태도, , , 

임상추  통  단 등  능동  임상상황

에 맞게 히 구사   있 면 통 인 

법  계가 있다  임상 장에  이루. 

어지는 임상실습  실  상황에  행  

에 간 상자에게는 일체  실 가 용납 지 

며 생들  새 운 경 첨단 구나 장, , 

상자  가족과  계 사  간 사, , 

 계가운데 불 과 실 에  움  느

끼고 이  인해 간 에  자신감  잃게 , 

다 이러  들  인(Packer, Jennifer, L., 1994). 

해 생들  실  습득해야  핵심간 역

량  키우   실습   어 다(Eom, 

이  같이 실  부Mi-Ran et al., 2010). 

히는 실습  인 상황  보 고 생

 임상실 행능  효과  함양시  

체  임상 장  복  실습 경에  

시뮬 이  실습 이 각 고 있다(Lim, 

Kyung-Choon, 2011).   

간 에  시뮬 이    용  

연구결과를 구체  살펴보면 신규간 사  

 사고능 해결과 임상 행능, , , 

임상 사결 향상에 효과를 보 며(Ackermann, 

Andra Dodge et al, 2007; Rauren, Carol, A., 2004; 

Zekonis, Donna & Everson, Faye, P., 2007), Back 

이 자실과 실 경  간 사Chi-Yun(2006)

를 상  시뮬 이   심폐소생  

 시행 여 지식과 임상 행능 에 효과가 있

 보고 고 는 간 생  , Yang Jin-Ju(2008)

상  시뮬 이    시행 고 지

식 임상 행능 해결과 에 효과가 있  , , 

보고 다. 

시뮬 이  실습  장  생들이 극

 습자가 고  주  지식습득이나 사, 

실 심  답  찾 보다는 상황속에  습

고 사고   있 며(Jeffries, Pamela, R., 2007), 

고 스트 스가  경에  복잡  

 다양 게 울  있고 심각   생, 

없이 실 를 어떻게 리   있는지를 습  

 있다 일 이거나 드  임상  . , 

사소통  연습   있 며(Scherer, Yvonne et 

생들  해결al., 2003; Lee, Jung-Ok 2014), 

과 에  즉각 인 드    있어 임

상실 능 과 자신감이 증진 다(Hoffman, B., 

2009).  

라 이러  시뮬 이  실습  장  , 

탕  시뮬 이  통해 지식과 를 익힌 

후 임상 장에 나가면 간 지식  가 증진

 것이고 이를 탕  생들   사고

  해결 이 향상 고 궁극 는 임상

실 능  향상시  나갈  있  것이다(Lim, 

Kyung-Choon, 2011).

 사고  고등   사람들  징

 졸업후 극  직업장면에  , 

일   있는 실  일꾼과 벌 시민이 는 

데 요  요소   있다(Faicone, Petrer, A., 

고등 에   사고를 강 는 것2010). 

  사고  달이 생들  여  독립

인 평생 습자  장 는 데 도움이   

있 며 이를 통해  개  장 목   , 

나를 달   있  것이라는 신 에 근거  것

이다(Tsui, Lisa, 2002).

해결이란 해결자  재 상태  도달

해야 는 목  상태  차이를 인식 고 그 차이

를 시키는 장  해소시키는 동이며, 

해결 이란 이러  차이를 신속 고 효과

 해소시킬  있는 지  능 이라고  

 있다 해결  행(Lee Seok-Jae et al., 2003). 

동  결과라 보다는 과 인 미이며 요, 

고 어 운 상황에  이므 를 해결, 

 해 는  사고가 요구 다(Alt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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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동   사고나 Insaf, 2003). , 

해결 간에 나타난 에  경험  연구들

 시행(Yang Jin-Ju, 2008;Kim, Yun Hee, 2010)

었 나 연구  가 많지  상태이다, .  

이에 본 연구는 시뮬 이   이 간

생  심폐간 지식  사고   , 

해결 에 미 는 효과를 여 궁극

는 시뮬 이 이 임상실 능 향상에 도움이 

는 법임  검증  해 시도 었다.   

연구목1. 

본 연구  목  시뮬 이   이 간

생  심폐간 지식  사고  , 

해결 에 미 는 효과를  함이며, 

이를  구체 인 목  다 과 같다. 

시뮬 이   이 간 생  심폐간1) 

지식에 미 는 효과를 다. 

시뮬 이   이 간 생   2) 

사고에 미 는 효과를 다. 

시뮬 이   이 간 생  해3) 

결 에 미 는 효과를 다. 

연구 방법. Ⅱ

연구설계1. 

본 연구는 시뮬 이   이 간 생  

심폐 간 지식  사고   해결, 

에 미 는 효과를 검증   동등  

조군 후 사실험 계이다.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erimental 

group
Ye1 X1 Ye2

Control group Yc1 X2 Yc2

[Fig. 1] Research Design
 

Ye: Measure of dependent variable in Experimental 

group

Yc: Measure of dependent variable in Control 

group

X1: Simulation based Cardiopulmonary Emergency 

Education

X2: Traditional instructor cardiopulmonary 

Education

연구 상  윤리  고려2. 

본 연구  상  역시 개  간 과 P 1

과  에 재  인 간 생  연3 4 2

구 상  편 집 다 본 연구는  . P

연구 리 심 원회  승인  거쳐 행(IRB)

다(IRB  No:1041386-20151118-HR-013-03). 

자료 집 내용  연구목  외에는 사용 지 

 것과 연구 목 과  내용에 해 명  

후 자  명  참여동 를 다. , 

조군   실험군   고3 4 , 

간 과  생에게는  에 통합3 4 2 “

간 실습 이라는 공  과목에  시뮬 이”

   실행  것임  시 며 연, 

구참여에 동 지  시는 언 든지 취소  

 있  명시 다. 

집  자료는 본 연구  책임연구자 연구실자

료보 함에 여 보 며 자료폐 는 , 

논  출  이후 분쇄 를 이용 여 폐 도  

리 고 자료보 간  자료 집이후 논  출, 

 시 지 간 보  이다3 .   

연구도구3. 

가 심폐간 지식. 

본 연구에  지식 도구는 미국 심장

회 가 시  (American Heart Association, 2010)

심장소생 에  지식 도구를 Back, 

이 국상황에 맞게 번역 고 Chi-Yun(2006) , 

보  도구를 사용 다 도구  구  본. 

심폐소생  항 심 도 항 동 항12 , 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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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항 통합  항  포함 여  3 , 8 30

항  구 었다 각 항  지 다  . 4

맞 면 틀리거나 모르겠다는  주어 1 , 0 30

 만  가 높  지식이 높  것  

미 다. 

나  사고. 

본 연구에   사고  평가도구   

사고   면인 향  는 도구를 

사용 다 이 도구는 이 간. Yoon, Jin(2004)

생  상  국  상황에 합 게 개  

 사고 향 도구  자  사용 승인  얻

고 본 연구에 사용 다  사고 향  지. 

 열 심 항 신  항 자신감 / 5 , 4 , 4

항 체계  항 지  공  항 건  회, 3 , 4 , 

 항 객  항  요인 항  4 , 3 7 27

구   척도 가 높  5 Likert , 

 사고 향이 높  미 다 원도구  신. 

뢰도 Cronbach’는 이었 며 본 연구에  .84 , 

신뢰도 Cronbach’는 이었다.78 .

다 해결. 

본 연구에 는 가 고등 생Woo, Ok-Hee(2000)

 상  심 습이 습자  타인지 

에 라 해결과 에 미 는 능  행 를 

조사 고 신뢰도를 인 여  견, , 

해결책 고 실행 해결  검토 등이 항  , , 25

구   척도  가 높  5 Likert 

해결 이 높  미 다. Woo, Ok-Hee(2000)

 연구에  신뢰도는 Cronbach’는 이었 며.90 , 

본 연구에  신뢰도 Cronbach’는 이었다.91 .

자료수집방법4. 

자료 집 간   월 일부  월 일2015 9 1 12 11

지이며 간 과 사일  상 조군인 , 3

 월부  업  고 월에 실습  나가  9 11

에 월 첫 주에 사 조사를 진행 고 실9 , 

험군인  병원 실습  고 월부  4 11

업  시작 에 실습  마 고 돌  월 11

첫 주에 사 조사를 실시 다 이후 조군  . 

강 식 이 난 후 사후조사를 실시 고, 

실험군  월 일 주간  시뮬 이  이 12 11 3

난 후 사후조사를 실시 다. 

연구진행 차5. 

본 연구자는 부  시뮬 이  운   2007

연 를 고 도부  시뮬 이   2008

행 며 시뮬 이  에 평가자  , 

랜 시간 참여해 다 시뮬 이   심폐. 

 임상 경이 재 가능  시뮬 이  

에  고충실도 시뮬 이 (SimMan 3G, Laerdal 

를 사용 여 재Medical, Stravanger, Norway)

다 시뮬 이  실습 과  . Lathrop, Anthony 

등 이 시  리 시뮬 이(2007) (Briefing), , 

리 를 용 여 재구  (Debriefing)

리엔 이  단계 시나리  구 단계 리  , , 

단계  진행 다. 

리엔 이  단계에 는   계 

 상자 사 에  소개  습 목 그리, 

고 시뮬 이  시작상황에  보를 공

며 동  사용법 약  자동침  , , , 

사용과 산소요법 용 등 시뮬 이  실습실 

경에  리엔 이  약 분 동  실시30

다 그리고 각 별  리 를 고 나 지. 

는  리 가 원들에게 자 롭게 역  분

도  고 각 별 리  룸에  시나리, 

  내용  주도  습   있는 

시간  주었다. 

내용  심장소생   지침인 

미국 심장 회가 시  심폐소생 과 심 도 지

침 2010(2010 American Heart Association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Emergency 

 내용  근거  이  Cardiovascular Care)

내용  본 소생 축 맥  심실 맥, , , 

심실 동 맥  동  가지 심 지 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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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 심 지시  약 본소생 과 , , , 

심 지시  심장소생  고리듬과 맥, 

맥  고리듬  주요내용  다. 

자료는 이  를 이용  시청각 LCD

자재   내용 강  고 실습

 실습에 사용 는 마 킹  과 시뮬SimMan

이  심 지 시나리 를 다. 

강사는  심폐소생 회 본 소생  강

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본 연구자가 직  담당

다. 

리  명  생이 시나리  구 시 4~5

녹  상  함께 람  후 실습경험에 해 

느낌과 행에  자  찰  고 이에 해 

원간 견  나 도  며 생들에게 , 

간 행에  분 과 동료간  워크 사, 

소통   등에  드  공 고 

우고 습  내용  임상 장에  어떻게 용  

것인지에 해 이야 를 나 었다. 

자료분석방법6. 

집  자료는  사용 여 통SPSS WIN 21.0

계분 다  군에  동질  검  . 

 를 실시 고 시뮬 이  Chi-square test t-test , 

  실험군과 지 는 조군간  심

폐간 지식  사고  해결  차, 

이검증  공변량분  검증 다(ANCOVA) . 

연구 결과. Ⅲ

상자의 집단간 인구학  특성에 따른 1. 

동질성 검정

상자  집단간 인구  특 에 른 동질

 검  여 카이 곱검  실시 다. 

그 결과 별  실험군과 조군간  동질 이 

만족 었지만(χ2  경우  = 2.254, p=.133), 

실험군과 조군 간  동질 이 만족 지 다

(χ2 = 74.000, p<.001, <Table 1>).

　
E.G. C.G.

Total 2χ p
N(%) N(%)

Gen
der

Male 1(2.9) 5(12.5) 6(8.1)
2.25 .133

Female 33(97.1) 35(87.5) 68(91.9)

<Table 1> Homogen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사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2. 

시뮬 이   실시  실험군과 조군

간 심폐간 지식  사고 해결 에 , , 

 동질  분  결과  사고(t=.73, 

  해결   실험군p=.469) (t =.54, p=.590)

과 조군 간  동질 이 만족 었지만 지식  , 

경우 실험군과 조군 간  동질 이 만족 지 

다 (t = -4.52, p<.001, <Table 2>). 

　
Exp. (N=34) Cont. (N=40)

t p
M S.D M S.D

Knowledge 17.09 1.98 19.55 2.60 -4.52*** .001

Critical 
Thinking

3.55 0.30  3.50 0.31 0.73 .469

Problem 
Solving 
Ability

3.19 0.61 3.12 0.48 0.54 .590

Exp. =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Homogenity test of Knowledge,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시뮬 이션 기반 교육이 간호학생의 심3. 

폐간호응 지식 비  사고  문제해, 

결력에 미치는 효과

시뮬 이    실시 후 심폐간

지식  변 를  해 사  조사값  

공변  처리 여  검  결과 실험ANCOVA , 

군 조군  통계21.24±2.09 , 19.35±2.35

  차이가 있는 것  나타났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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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 p<.001, <Table 3>).

17.09

21.24

19.55 19.35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pretest posttest

Knowledge

Exp. G. Cont. G.

[Fig. 2] Knowledge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simulation based education on 

cardiopulmonary emergency care

즉 시뮬 이    실시함에 라  , 

심폐간 지식  도가  높 지는 것   

 있었다. 

시뮬 이    실시 후  사고 

 변 를  해 사  조사값  공

변  처리 여  검  결과 실험군 ANCOVA , 

조군  통계  3.62±0.32 , 3.45±0.31

 차이가 있는 것  나타났다(F=5.95, 

즉 시뮬 이    p=.017, <Table 3>).  , 

실시함에 라   사고  도가  높

지는 것    있었다.

3.55

3.62

3.50

3.45

3.35

3.40

3.45

3.50

3.55

3.60

3.65

pretest posttest

Critical Thinking

Exp. G. Cont. G.

[Fig. 3] Critical thinking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simulation based education 

on cardiopulmonary emergency care

  

시뮬 이    실시 후 해결   

 변 를  해 사  조사값  공변

 처리 여  검  결과 실험군 ANCOVA , 

조군  통계  3.35±0.50 , 3.14±0.47

 차이는 없는 것  나타났다(F=3.33, 

즉 시뮬 이    p=.072, <Table 3>).  , 

실시함에 라  해결  도는 차이가 없

   있었다. 

　
pretest posttest F p

M S.D M S.D

Knowledge
Exp(N=34) 17.09 1.98 21.24 2.09 24.93* .001

Cont(N=40) 19.55 2.60 19.35 2.348 　 　

Critical 
thinking

Exp((N=34) 3.55 0.30 3.62 0.32 5.95* .017

Cont(N=40) 3.50 0.31 3.45 0.31 　 　

Problem 
solving 
ability

Exp((N=34) 3.19 0.61 3.35 0.50 3.33 .072

Cont(N=40) 3.12 0.48 3.14 0.47 　 　

 *:p<.05　

<Table 3> Knowledge,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simulation based education on cardiopulmonary emergenc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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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simulation based education on 

cardiopulmonary emergency care

논 의 . Ⅳ

본 연구는 시뮬 이   이 간 생  

심폐간 지식  사고  해결 에 , 

미 는 효과를 여 궁극 는 시뮬 이

  심폐간 이 간 생  임상실

 능  향상에 합  간 법임  검증

고자 행 었다.

본 연구결과 시뮬 이     실

험군  강   조군보다 심폐간

지식과  사고 가 게 높 며, 

해결  통계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이러  결과는 . Brannam, Jane D. et 

이 간   상   심근al(2008) 3

경색간  에 시뮬 이   용  결과 

통  강 식  용  조군보다 지식

가 게 높 다는 보고  일 고, 

 연구에  자실과 Back, Chi-Yun(2006)

실 경 간 사를 상  심장소생  

 시행  결과 통 인 심장소생   

 조군보다 지식 가 게 높 다는 결

과 도 일 여 간 생  지식향상에 시뮬

이  이 효과 임  보여주는 결과라 사

료 다. 

면 는 구조과 , Ko, Chong-Hyeon(2007) 1

 상  를 Human Patient Simulator(HPS)

이용  본심폐소생   시행  결과 HPS

를 이용  실험군이 통 인 본심폐소생  

  조군보다 지식 가 높 나 

지는 다  연구에. Ko, Chong-Hyeon(2007)

는 본심폐소생  과 에  이  

지 고 를 이용  본심폐소생 만HPS

 시행 여 상자들  본심폐소생 에  

지식  향상시키는데 계가 있었  것  생각

다. 

는 시뮬 이  Jeffries, Pamela R.(2005)

에   습이 원 간  견  공 고 

자신  생각  리 여 함 써 강 식 

보다  많  지식  획득   있다고 는

데 본 연구에  시뮬 이  에 요  , 

이  지식  습득  후에 자시나리  상황  

고 단계별  요  재를 스스  찾고 

시뮬 이  실습  통해 용 는 과 과 리

 통해 습자가 직  지식  습득 도  

다 이는 시뮬 이  이 간 생  . 

지식 향상에 효과 인 법임  검증  것이

라   있다. 

시뮬 이     실험군  강

  조군보다  사고 가 

게 향상 었다 이는 시뮬 이   후  . 

사고능  향상  검  행연구(Ironside, 

Pamela M. et al., 2009;Hur, Hea Kung et al., 

 일 다 면2013:Lee, Sun Nyeo, 2015) . , 

시뮬 이  과  용  Yang Jin-Ju 

 연구에 는 실험군   사고 향 (2008)

가 조군보다 증가 나 통계  ,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   사고. 

향이 향상  것  실험군에 실감있는 시나리

를 용 여 생 스스 가 를 사 고 

재  평가를 도   시뮬 이  경험과 

리  통해  사고 를 (reflective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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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도   이라고 생각 다 라. , 

시뮬 이  후 습자들이 그들  행동, 

사결 사소통 능 들에 여 돌 볼 회, 

를 갖도  는 리 시간이 매우 요함  

  있었 며 시뮬(Jeffries, Pamela R., 2007), 

이    생들   사고를 향상

시키는 좋  습 략이라고 생각 며  , 

사고를 향상시킬  있는 장감있는 시나리  

개 이 욱 요 다고 사료 다. 

시뮬 이   당 구  인 조4 1 (Back, 

인Chi Yun, 2006), 8~10 (Branan, Jane D. et al., 

인 인2008), 3~4 (Kim, Yun Hee, 2010), 6~7 (Kwon, 

등  다양했 며 본 연구에Eun Ok et al, 2012) , 

는 인  구 여 동  사용 가슴4~5 , 

과 인공 약  여  리  등  각 역, , 

 나 어 행 도  구 다 시뮬 이  . 

시간  등 이 시뮬 이  Bremner Marie N. (2006)

시간  분 도가 당 며 소그룹  운  15

경우 인이 가장 효과 이면  행과 에  4~5

효  상 작용   있고 행결과에  

실망감  일  있다 고 (Kim, Yun Hee, 2010)

했  에 본 연구에   상자  운

시간  각자  역  행 는 데 했다고 

단 다. 

리  습자  경험  리 는 것

 시뮬 이   는 것만큼 요 며

리 는 과(Arafh, Julie M. R. et al, 2010), 

 시뮬 이  경험 는 동  자가 모니토링

   있는 능동 인 과 이면  경험 습  

인 요소  통찰  증진시키고 미래상황

에 해 새 운 지식  견 도  도 다

라  리   (Jeffries, Pamela R., 2007). 

 습자 스스  감  고 자  

습자간 그룹간에도 상 작용이 이루어질  있, 

도  해야 며 시뮬 이  시간과 슷, 

게 운 는 것이 람직 다(Scherer, Yvonnw et 

고  연구결과에 라 본 연구에  al., 2003)

시뮬 이 운 시간과 리  운 시간  각각 

분  동일 게 운 다15 .  

본 연구에  실험군  해결  가 통계

 지는 나 조군에 해 향상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시나리  상황에 . 

해 스스  를 견 고 이를 해결   

재를 찾고 실행해 가는  습  과 이 조

이나마 향  주었  것  생각이 며 시뮬

이  이 간 생  해결  향상

에 효과를 미 는 습 법  그 가능  

시  결과라   있겠다.  

이 간   , Yang Jin-Ju(2008) 2

상  주간 진행  시뮬 이  에  6

시뮬 이    실험군이 지  

조군보다 해결과 이 향상 었  보고  

결과 는 차이가 있었고 가 , Lee, Sun Nyeo(2015)

시뮬 이   증 자 간  그램

 용 여 해결능  가 게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 도 상이  결과를 보인다. 

이는 시뮬 이   일 인 지식 주  

습이 니라 가상  임상상황  해결  해 

생이 직  참여 고 행 며 해결  해야 

는 역동 인 습이므 (Lee, Sun Nyeo, 2015), 

해결능 이 향상   있는 여러 요인들  

여 이를 업에 용함 써 생 스스  

를 해결해 나갈  있게 는 것이 요 다

고 생각 다 라 본 연구에 는  해결. , 

향상이 통계   결과를 가  지 못

했지만 시뮬 이  시간이나  내용 , , 

등 시나리 에 도 생 스스  를 해결해 

나갈  있도  과  보 다면 해결

 향상시킬 것  사료 다. 

등  습자가 시McCausland, Linda L. (2004)

뮬 이 실습 과  동  행   과  구

 는 것이 해결과 에  통찰능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시 여 본 연구에 도 

   시뮬 이  과  동  모든 행

과  구  도  나 해결과

이 향상 지 다 이러  결과를 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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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처 간이 짧   생각 다. 

해결  향상시키   행 연구결과들

 살펴보면  자실 Kim, Nam Young(2005)

경   미만인 간 사를 상  주 동  웹 1 4

 근거 심간   시행  결과 실험군이 

조군보다 해결과 이 상 었다고 보고

다 본 연구에 는 시뮬 이  이 주  간. 3

생  해결  향상에 요  충분  시간

이 보 지 못했   사료 다 라  향. 

후에는 이런 를 보  요가 있다고 본다.

등  시뮬 이  Alinier, Guillaume (2004)

에  리  역  습자가 자신  행

과 에  를 인 고 이를 평가 는 시간

 갖도  여 행능  향상시킨다고 

다 본 연구에 도  시뮬 이  과 에  간. 

재를 시행  후  상  진행 는 

종 리  통해 자신들  행과  돌 보

고 개 해야  에  스스  인식이 분명

해진 결과라 단 다.

 생들 자신  행능  미 했지만, , 

상자에게 직 인 간 를 공   있는 소

 시뮬 이   경험  통해  사고

능  향상시키고 해결능  향상시  임, 

상에  사  상황이 생  경우 이 보다 자

신감  가지고 처   있  것  단 다. 

라  간 생  지식  사고  , 

해결  향상  해 는 이 지식과 임상

 과 함께 이를 통합 여 용   있는 

시뮬 이  그램  개   용이 

요 다고 생각 다.

결 론. Ⅴ

본 연구는 시뮬 이  이 간 생  

심폐간 지식  사고  해결 에 , 

미 는 효과를 여 존  강 식 효과

 함 써 시뮬 이    효과를 

검증   동등  조군 후 계를 용

 실험연구이다. 

연구결과 시뮬 이     실험군

 존  강 식   조군보다 심폐

간 지식과  사고 이 향상  면 

해결  통계   차이를 보이지 못

했다 이는 해결  향상시키 에는 충분  . 

시간이 보 지 못했  인 것  사료

며 향후 이런 를 보  요가 있겠다, . 

지만 시뮬 이   심폐간  임, 

상에  생   있는 다양  상황  시

여 간 생들  여  지식이나  사, 

고를 향상 는 데 큰 도움   효과 인 

법 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 다 라 다양. , 

 임상 장과 사  시나리 를 탕  시뮬

이    그램  개 여 용 는 

것이 요 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를 토  다 과 같이 언 고

자 다 첫째 다양   종속변 들  검증. , 

거나 시뮬 이   그램  복연구를 

언 다 째 시뮬 이    용. , 

간  늘  효과를 는 연구를 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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