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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실습교육은 6년제 약학교육의 핵심 교육과정 중의 하

나이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수행함으로써 약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태도 등 미래의 전문직능인으로의

기본역량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현장교육에서 학생들이 실

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효과적인 피드백이 필수적이다. 피드백은 현재 학생이 어

떻게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

를 제공하며, 향후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전략과

계획 등을 포함한다.1-3) 학생들은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실무

수행을 되돌아보고 이를 교정하거나 강화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다. 또한 피드백은 학생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실무수행에서의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을 향

상시킨다.4) 미국과 캐나다에서 의과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을 인

증하는 기구인 The 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LCME)은, 학생들이 자신의 결손(deficiency)을 이해하고 이를

교정(remediate)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및 임상실습기간 동안

정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5) 이처럼 피드

백은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필수항목이며, ‘학습의 생명력

(lifeblood of learning)’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4,6) 학생들은 학습에서의 피드백의 중요성과 가

치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훌륭한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중의 하나로 효과적인 피드백의 제공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7-8) 그러나 피드백의 교육학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학생

을 가르치는 많은 교육자들은 피드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교수역량

이 부족하며,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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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4) 그 결과 학생들은 양질의 피드백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에서 제공되는 피드백에 대해

서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자기평가에 근거하여 실무를 수행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9-11) 

프리셉터는 학생이 그들의 실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

하게 이해하여 학습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피

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리셉터는 효과적인 피드

백 제공과 관련된 교수역량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교

육과 훈련을 통해 피드백의 질과 효과는 향상될 수 있다.12) 본

논문은 피드백의 정의와 가치를 비롯하여, 피드백의 유형, 피

드백의 제공시점과 내용, 제공기술, 피드백 모델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 론

피드백의
 

정의와
 

가치

전통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평가라는 것은,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을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하는 교육활동

으로, 학생이 학습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결과

지향적인 사후 총괄평가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근간에는 평

가라는 개념이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과정지향

적 형성평가로 바뀌고 있다.1,13-14) 과정지향적 형성평가는 학

생이 학습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 보다는, 학생이 무엇을 알

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진단하여 학

습결손에 대한 교정을 제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

전략의 개발과 학습과정의 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15-16)

이러한 형성평가에서 피드백은 필수요소이며, 피드백의 질과

효과에 따라 형성평가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실무실습교육에서 피드백이란, 학생의 현재의 행동이나 실

무수행을 관찰하고 평가하여 미래의 행동을 강화, 변화시키고

학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

다.1-3,17) 학생은 프리셉터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현재 학습

수준과 도달해야 하는 목표수준 간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미래 행동이 학습목표

에 더욱 근접하게 되도록 한다(Fig. 1).18-19)

학생은 때로 자신이 학습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가고

있는지, 실무수행에 있어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혹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프

리셉터의 관찰을 통해 제공되는 효과적인 피드백은 이를 인식

하게 도와주며, 학생으로 하여금 피드백 제공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게 한다. 피드백을 통해 학생은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를 발견할 수 있으며, 문제의 본질과 특

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잘못된 점을 교정할 수 있다.20-21) 만

일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정확한 관찰과 평가에 근거

한 피드백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반

복하게 되거나, 좋은 행동을 강화할 수 없게 된다.8)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인식하는 내적, 외적 정보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자

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8,17,19,22) 따

라서 피드백은 현재 학생의 수준과 도달해야 하는 목표와의 차이

를 인지하고 그것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4,17-18)

학습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은 고

차적 사고능력과 초인지적 사고기능(metacognitive thinking skill)

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습에 있어서 자기조절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18) 또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행동이나 실무수

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학습과정에서의 실패 경

험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향상시키는

Fig. 1. Learning process of students and the feedback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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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이 된다.2)

피드백은 학생 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프리셉터의 입장에

서도 교육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프리셉터는 피드백 과

정이라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스스로 교수-학습목표

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으며, 학생들

의 학습과 자신의 교수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23-24) 그리고 효과적인 피드백은 프리셉

터와 학생 간의 관계도 향상시킬 수 있다.25) 그러므로 피드백

은 성공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26)

특히 실무실습교육에 있어서 피드백의 중요성과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피드백의
 

유형

형성평가로서의 피드백은 기능에 따라 강화(reinforcing) 피

드백과 교정(corrective) 피드백으로 나눌 수 있다.4) 이는 일반

적으로 긍정(positive) 피드백과 부정(negative) 피드백으로도

불린다. 강화 또는 긍정 피드백은 학생의 잘한 행동이나 실무

수행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으로 학생의 좋은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

을 가지게 하여 실무수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교정

또는 부정 피드백은 실무수행과 관련된 실수나 오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제공

된다. 긍정 피드백과 부정 피드백 모두 학습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피드백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보

다는 피드백을 언제, 어떻게 전달하느냐와, 피드백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 학습결과가 달라지게 된다.1,11)

피드백은 또한 제공시기에 따라 동시 피드백(concurrent

feedback)과 결과 피드백(terminal feedback)으로 나눌 수도 있

다. 동시 피드백은 실무수행이 행해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서 프리셉터가 관찰한 내용이나 평가, 또는 간략한 의견을 학생

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피드백은 학생이 프리

셉터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즉시 행동이나 실무수행을 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동시 피드백은 현장교육에서

핵심적인 교육활동으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며, 주로 비공식

적으로 행해진다.4,27) 결과 피드백은 실무수행이 끝난 후에 제

공되는 피드백으로, 주로 하루 일과의 종료시점, 혹은 학생의

학습을 점검하는 면담시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피드백이다. 이

때 프리셉터는 학생이 제대로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해 주며, 실무수행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언과 전

략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학습과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결과 피드백은 보통 공식적인 피드백의 형태를 취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무실습교육에서 동시 피드백과 결

과 피드백은 둘 다 중요하며, 이들을 함께 적절하게 사용함으

로써 학생들의 실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목표를 성공

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효과적인
 

피드백
 

제공

피드백의 제공시점(Timing of feedback)

일반적으로 현장교육에서 피드백은 되도록 시간을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

다.2,28) 그러나 피드백의 제공시점과 관련하여 즉각 피드백

(immediate feedback)이 좋은지, 혹은 지연 피드백(delayed

feedback)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28-32)

즉각 피드백은 앞서 설명한 동시 피드백과 비슷한 의미로, 실무

수행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함

으로써 실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머릿속에 저장되기

전에 잘못을 교정할 수 있으며, 학생이 실무수행에 대한 자신

감을 가지게 되어 학습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2,28) 반면에 단점으로는, 학생이 피드백을 통해 자신에게 주

어지는 정보에만 의존하고 스스로 실무수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2) 한편, 지연 피드백은 프리셉

터가 학생의 실무수행에 대한 평가나 의견의 제공시점을 미루

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피드백은 학생이 실무수행에

있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의

인지적, 초인지적 사고기능의 발달을 도울 수 있다.2) 또한 학

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그러나, 실무수행에 어려움을 겪

거나 학습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

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여겨지고 있다.2) 따라서 즉각 피드백과

지연 피드백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중 어느 것이 더 좋

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실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그리고 학생의 역량이나 상황에 따라서 피드백의 제공시점을 달

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Table 1).1-2) 예

를 들어, 비교적 어려운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즉각 피드백을 제

공하여 학생이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이

지만, 단순하고 쉬운 업무의 경우에는 학생이 실무를 수행하

면서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지연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학생이 처음 새로운 업무를 배울 때에는 즉각적으

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나, 업무에 숙달되는 과정

에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제공되는 피드백은 학생의 자율

성을 방해하거나 학생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도 있다.1) 뿐

만 아니라, 개념형성이나 인지기능이 필요한 업무를 할 때에

는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사고발

달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피드백의 제공시점을 늦추는 것

이 좋을 수 있으며, 단순기술을 습득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즉

각 피드백이 효과적일 수 있다.1-2) 피드백은 학생의 역량에 따

라서도 그 제공시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실무수행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역량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때 그 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나, 역량이 뛰어난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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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실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연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1-2) 피드백

을 제공할 때에는 학생의 감정 또한 고려해야 한다. 학생이 스

트레스를 받는 업무를 끝낸 직후이거나, 학생에게 정서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피드백이라면 피드백 제공시점을 좀 미루는 편

이 좋다.21) 또한 학생이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 프리셉터의 감

정이 격앙되어 있을 경우에도, 본인의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

앉을 때까지 피드백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프리셉터

는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수역량이 필요하다.

피드백 제공을 위한 준비

프리셉터의 준비

프리셉터가 학생에게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4,8,21) 때로는 프리셉터가 교육

목표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프리셉터와 학생

간에 교수-학습 목표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

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프리셉터가 제공하는 피드백은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과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25) 따라서

프리셉터와 학생은 상호간의 합의에 기초한 학습목표를 함께

공유해야 하며, 프리셉터는 이를 명확히 인지하여 목표달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의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한다.11) 

또한 프리셉터는 피드백을 제공하기 전에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특성,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 등에 대해서

도 생각해 보고 자기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

도움이 되었던 피드백이라든지, 혹은 좋지 않았던 피드백을

받아 본 자신의 경험을 회상해 보는 것도 좋다.21) 이렇게 함으

로써 프리셉터는 피드백을 받는 학생의 반응이나 학생의 감정

등에 대해서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프리셉터는 학생의 자존감이 피드백의 수용여부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33) 즉, 자존감이

높은 학생은 프리셉터가 주는 피드백이나 평가에 대해서 설령

그것이 부정적인 비판이라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긍정적으

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프

리셉터의 피드백이나 평가에 대해 민감하여 방어적으로 대응

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학생의 경우

에는 프리셉터의 피드백이 자신의 실무수행 역량을 향상시키

기 위한 목적에서 제공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개

인적인 모욕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4) 이런 경우에

학생은 프리셉터의 교정적 또는 건설적인 피드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프리셉터는 학생에게 피드백 과

정이 학생을 평가하고 학생에게 단지 점수를 주기 위한 목적

이 아니라, 그들의 학습과정과 학습목표 달성을 도와주기 위

한 것임을 먼저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학생은 자

신이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게 되

며 적극적으로 피드백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21)

학생과 프리셉터의 관계 또한 피드백의 수용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일 학생이 프리셉터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

음을 가지고 있다면, 프리셉터가 제공하는 피드백에 대해서도

잘 수용하게 된다.20) 그러나 평소에 학생이 프리셉터를 신뢰

하고 있지 않다면 프리셉터의 피드백에 대해서도 이를 신뢰하

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프리셉터와 허심탄

회하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프리셉터는

자신이 진심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이 있고 이를 도

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것을 학생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학생 자신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프리셉터

의 피드백은 신뢰할 만하고 유용한 자원이라는 것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프리셉터는 평소에 학생과의 신뢰관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21)

피드백 제공을 위한 환경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때에는 프리셉터와 학생 모두에

.
Table 1. Comparisons between immediate feedback and delayed feedback.

Immediate feedback Delayed feedback

Advantages

· Correct errors before they encoded into memory

· Facilitate rates of task acquisition 

· Provides the explicit association of outcomes to causes

· Improves student’s confidence and enhances motivation 

to learning

· Encourages student’s engagement in active cognitive and 

metacognitive thinking process

· Engenders student’s autonomy

· Enhances student’s self-efficacy

Disadvantages 

· Facilitates student’s reliance on feedback; prevent 

student paying attention to his/her own performance

· Distract student’s attention to the task

· Hinders student’s autonomy

· Frustrating and detrimental to the knowledge and skill 

acquisition for struggling and less motivated students

Appropriate 

Uses

· For difficult and complex tasks

· For learning new tasks

· For procedural skills

· For low-achieving students

· For easy tasks

· For mastering or being fluency in tasks

· For concept-formation or cognitive tasks

· For high-achiev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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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가장 편한 시간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8) 프리셉터는 학생

에게, “네게 피드백을 주려고 하는데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을

까?”라는 말로 피드백 시간을 제안한다. 이 때 프리셉터나 학

생 모두 다른 급한 일이 있거나 이후의 바쁜 일정 때문에 빠듯

한 시간이 아니라, 서로 차분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드백이 진행

되기에 앞서 프리셉터나 학생 모두 피드백 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가지면 좋다.8,11) 

피드백 과정이 진행되는 장소는 학생의 비밀유지가 될 수 있

는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곳을 정하도록

한다.4) 또한 학생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도

록 외부환경의 사소한 면(예, 학생과 프리셉터의 자리 배치 등)에

도 신경을 써서, 학생으로 하여금 프리셉터가 교육의 협력자로

서 자신의 실무능력 향상과 발전을 도와주고자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비언어적 암시를 주는 것도 좋다.8)

피드백의 내용

피드백은 학생에 대한 간접적인 소문이나 선입견이 아닌, 실

제로 일어난 일을 대상으로 프리셉터가 직접 학생의 행동이나

실무수행을 관찰한 내용이어야 한다. 

피드백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4,8) 학생

은 실무수행에 있어서 자신이 무엇을 잘했는지, 혹은 학습목

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

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프리셉터가 학생의 환자

복약상담 실무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할 때 학생에게 단순히, “복

약상담기술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라든가, “오늘 복약상

담은 아주 잘했어”라고 두루뭉실하게 언급하는 것은 효과적인

피드백이라고 할 수 없다. 피드백을 제공할 때에는 무엇이 좋

았는지 혹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어야 한다. “오늘 환자와 상

담할 때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이나 한약,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모든 약력을 검토한 것은 잘했어.”라든가, “환자

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환자들은 우리를 믿고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하

지 않을꺼야.”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은 학생이 실무를 수행하

는 데 있어서 자신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

를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11) 그러므로 피드백은 학

생으로 하여금 현재 자신의 역량이나 지식의 수준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주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

고 상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2,11,34)

피드백의 내용은 교정될 수 있는 학생의 생각이나 행동, 실

무수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학생의 성격이나 인성, 개인

적 특성 등 사람에 초점을 둔 피드백은 학생으로 하여금 실무

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

지 않을 뿐 아니라, 학습동기나 자기효능감 강화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4,11,35)

피드백에는 학생이 잘하고 있는 행동이나 실무에 대한 격려

와 칭찬도 포함해야 한다. 많은 경우 프리셉터는 학생이 실무를

잘 수행하고 있을 때에는 굳이 그것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학생은 자신의 좋

은 행동을 강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학생의 좋은 행동이나 적

절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급함으로써 그것을 검증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강화는 학생이 미래의 약사로서 실무수

행에 필요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프리셉터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효과적인 피드백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실무수행에 대한 단순한 정보 뿐만이

아니라, 학생의 현재 수준과 도달해야 하는 수준 간의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전략이나 조언, 행동계획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실무실습교육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니?”라든가 “실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 앞으로 바뀌어야 할 행동은 무엇이겠니?” 등과 같은 질

문을 함으로써, 학생과 함께 앞으로의 행동이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피드백은 학생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로드

맵의 역할을 할 수 있다.8,34) 

피드백 제공기술

피드백은 프리셉터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 교육활동이

어야 한다.39) 약사들이 환자와 대면하여 복약상담을 할 때 개방

형 질문을 사용한다든지, 환자의 감정에 공감한다든지, 환자가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에

게 피드백을 제공할 때에도 동일한 의사소통기술이 필요하다.36) 

피드백을 제공할 때에는 우선 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

해 본격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에 앞서 학생에게, “이번 실무

실습 교육기간 동안 너의 학습목표가 무엇이니?”라든가, “앞

으로 미래의 약사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 실습교육기

간 동안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싶니?”, 또는 “이번 실습은 어떻

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니?” 등의 질문으로 피드백 시간을 시

작하면 좋다. 이렇게 할 경우 학생은 긴장을 풀고 허심탄회하

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며, 뒤이은 피드백 과정이 훨

씬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다. 

피드백을 제공할 때에는 프리셉터가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

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을 판단하는 듯한 단어나 표현

을 쓰지 않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학생의 실무수행을 객관적

이고 중립적으로 묘사하도록 한다.8) 예를 들어, “주사기에 공

기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돼.”라고 하기 보다는, “내가 보기에

주사기에 공기를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채우는구나.”라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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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다.11,25) 뿐만 아니라, 프리셉터의 표정이나, 몸짓, 목소리

톤 등도 전달하려고 하는 피드백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에도 주의해야 한다.8,21) 

피드백을 제공할 때 프리셉터는 학생의 감정과 정서적인 면에

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4) 자존감, 불안감, 두려움, 좌절

감, 창피함 등의 감정과 정서는 학생이 프리셉터에 의해 제공된

피드백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효과적인 피드백 과

정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이 피드백을

수용할 것인지, 또는 거부할 것인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

다. 따라서 피드백을 제공할 때에는 학생이 긍정적인 자아개념

(self-concept)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34,37) 

학생의 생각이나 행동, 실무수행이 잘못되어 그것을 교정해

주려고 할 때 프리셉터는 부득이하게 부정적인 내용의 피드백

을 전달하여야 한다. 이 때 프리셉터는 학생이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학생과의 관계가 손상되지는 않을까, 혹은 프리셉터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등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피드백을 주저하게 되고, 이를 회피하고 싶은 감정

과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22) 이 때문에 프리셉터는 부정적인

내용의 피드백을 전달할 때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든지, 애

매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11,21) 그러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학생은 피드백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

지 못하게 되어 미래의 행동변화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

라서 프리셉터가 교정 또는 부정 피드백을 제공할 때에는 이

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학생의 행동이 가져

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부정

피드백은 학생의 실무수행과 학습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건설적 피드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때 구체적인 근

거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학생이 피드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프리셉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일화 등

을 얘기하는 것도 좋다. 

피드백을 제공할 때 프리셉터는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전달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2,8,21,25) 피드백의 내용이 많으면 학

생은 이를 복잡하게 느끼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내용의 피드백은 오히려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을 약화시

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2) 뿐만 아니라, 학생이 피드백을 이해

하고 이에 따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

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내용의 피드백은 학생에게

과도한 심적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21) 따라서 프리셉터는 우

선순위를 정하여 한 번에 1-2개 정도만 언급하는 것이 좋다.25)

피드백 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프리셉터의 피드백이

학생에게 제대로 잘 전달되었는지 학생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으로 하여금 변화나 개선이

필요한 행동이나 실무수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할지, 이러

한 행동의 변화는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그리고 행동의 변화

와 학습의 개선이 일어나고 있음을 어떻게 평가할지 등, 제공

된 피드백에 대해서 성찰하고 정리하게 하는 것이 좋다. 

피드백
 

모델

“피드백 샌드위치”(“feedback sandwitch”) 모델 

이 모델에서는 프리셉터가 피드백을 제공할 때 학생이 잘한

행동이나 실무수행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교정이나 향상이

필요한 행동에 대해서 건설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좋은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고 강조하는 것

으로 피드백 과정을 마무리한다. 즉, 이 모델은 긍정-부정-긍정

피드백의 모델로,4,8,37-38)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정을

제공하기 전에 잘한 행동에 대해 칭찬을 먼저 함으로써, 부정

적인 피드백에 대한 학생의 거부감을 줄이고 피드백의 수용을

증가시키려는 심리적 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8) 보통 교육

초반에는 프리셉터와 학생 간에 상호 신뢰관계가 아직 형성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프리셉터가 제공하는 피드백이나

평가, 비판에 대해 다소 민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이러

한 경우에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4) 그러나 프리셉터와

학생 상호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혹은 자존감이

높은 학생의 경우에는 굳이 이러한 형식의 피드백 과정이 필

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2,4) 뿐만 아니라, 프리셉터가 너무 반복

적이고 습관적으로 이 모델을 사용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

면, 학생은 칭찬 뒤에 곧 부정적 비판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예

측하게 되어, 앞의 긍정적 언급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

거나 이를 신뢰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11,21,25) 따라서 프리셉

터는 상황에 따라 이 모델을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Pendleton 모델25,39)

이 모델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처음 1단계에서 프

리셉터는 학생으로 하여금 실무수행에서 자신이 잘한 점이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한다. 그러면 다음 2단계에서 프리

셉터가 학생의 생각과 의견에 대해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얘

기한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다음 3단계에서는 학생에게 자

신의 실무수행이나 행동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 프

리셉터는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실무수행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과 얘기하고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즉 이 모델은 프리셉터가 피드백을 제공하

기 전에 학생의 자기평가가 먼저 선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먼저 비평하고

평가하도록 하면, 학생은 이후에 제공되는 프리셉터의 부정

피드백에 대해서도 훨씬 덜 방어적이 되어 이를 수용할 수 있

게 된다. 따라서 이 모델은 학생에게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지지

적인 피드백 환경을 만들어 줄 뿐 아니라, 프리셉터와 학생 쌍방

간에 대화형태의 피드백을 주고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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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피드백과 부정 피드백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피드백 제공에 있어서 틀에 박힌 인위적

인 과정에 의존함으로써 보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대

화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2,11,25) 

성찰적 피드백 대화(Reflective feedback conversation)

이 모델은 피드백 과정에서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실무수행이나 행동에 대해 평가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에서의 자기성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모델이다.25) “오늘 실무수행은 어땠니?”라든가, “오늘 실습한

내용 중에서 좀 더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무엇이

니?”, “오늘 실무수행에서는 어떤 점을 잘 했다고 생각하니?”

등의 질문을 통하여 프리셉터는 학생에게 실무수행에 대한 그

들의 생각과 의견, 평가를 공유할 것을 요청한다. 이 때 학생이

충분한 자기성찰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해 주어

야 한다.8)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은 수동적인 학습자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으며, 훨씬 효과적으

로 학습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실무수행에 대해서 스스로 평

가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문

제를 확인하고 이를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학생으로 하여

금 자신의 인식과 판단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하고 자기효능감

을 높일 수 있게 한다.21) 이 모델에서 자기성찰과 자기평가, 그

리고 자기인식(self-awareness)은 내적 피드백(internal feedback)

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내적 피드백에 대해서 잘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향후 평생학습자(lifelong learner)로서 성장해 나

갈 수 있으며, 이는 약사와 같은 전문직능인이 갖추어야 할 중

요한 자질 중의 하나이다. 

프리셉터는 학생이 자기성찰과 자기평가하는 내용을 들음

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실무수행이나 역량에 대해서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학생을 교육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4,8)

프리셉터는 학생의 성찰과 자기평가에 대해 이를 좀 더 부연

설명하거나, 프리셉터로서의 자신의 관점과 지지, 그리고 필

요할 경우 교정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 학생과 대화한다. 이

와 같은 프리셉터와 학생 간의 성찰적 대화를 통한 피드백 과

정은 학습에 있어서 결과라기 보다는 학습과정의 일부분이 된

다. 이 모델은 Pendleton 모델과 유사하나, 학생이 성찰을 통해

자기인식과 자기교정, 자기조절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

다.2,21) 

결 론

피드백은 실무실습교육에 있어서 핵심요소이다. 피드백은

학생의 행동이나 실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은 현재 자신의 수준과 도달해야 하는 목표 수

준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그

러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제공

되는 피드백은 학생들의 학습성취도와 실무수행능력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프리셉터는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교수방법을 터득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해야 한다. 피드백의 질은 교육과 훈련에 의해

서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이 제공된 피드백에 따라 행동

을 교정하느냐, 안하느냐는, 프리셉터의 피드백에 대한 이해

와 준비, 학생의 특성, 교육환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 그러므로 특정 피드백 제공기술과 방법이 모든 학생 또

는 모든 교육현장과 환경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프리셉터는 실무실습교육에서의 피드백의 필

요성과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피드백 과정이 학생과의 상

호작용이 있는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때로는 프

리셉터에게 피드백 과정이 번거롭거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학생이 미래의 역량있는 전문직능인으로 성장

하는 데 있어서 피드백은 학습의 생명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

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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