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달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ICT 기반 융합기술을 통한 디지털 변혁을 
촉진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는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최첨단 융·복합 

산업분야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헬스케어 분
야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만성질환 환자
가 증가하면서, 의료서비스에 수반되는 직·간접 비용
(cost)은 줄이면서 임상결과, 환자안전, 그리고 환자경험 
등의 질(quality)은 높여 의료서비스의 가치(value)를 향
상시키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추구하
는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care)가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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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스마트병원은 헬스케어 산업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스마트병원의 개념, 주요 기술, 적용분야, 직면과제 및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병원 구축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스마트병원에서는 상호연결된 디지털 네트워크 안에서 임상가들이 환자중심의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효율적
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나은 환자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향후 보다 성공적인 환자중심 스마
트병원을 위해서는 비용이나 기술, 보안, 표준 등과 관련된 여러 장애요소들이 극복되어야 하며, 디지털 솔루션의 최종 
사용자인 환자와 의료인의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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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smart hospital 
has become a new trend in a healthcare industry.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key technologies, 
applications, and future challenges of a smart hospital, and the user-centered strategies for designing 
a smart hospital. In smart hospitals, digitally enabled clinical staff will be able to produce better patient 
outcomes by delivering a more integrated patient-centered care with an efficient manner in connected 
facilities systems. However, to promote a successful patient-centered smart hospital environment in the 
future, various obstacles regarding cost, technology, security, and standards should be overcome. It is 
also necessary for patients and medical personnel to be involved as service users. 
Key Words : Smart hospital, Healthcare, Digital technology, Patient-centered, Service desig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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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되고 있으며[1-3],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
구로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환자
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헬스케어의 범위와 정의, 관
련 산업의 패러다임은 점차 4P를 넘어 5P 즉, 예측
(preventive), 예방(predictive), 맞춤형(personalized), 
참여(participatory), 심리인지(psychocognitive)의 키
워드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5P 의료의 목적
은 디지털 기술을 기존 의료에 접목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4]. 

이와 같은 디지털시대의 요구와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의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진단 및 치료의 질 제고, 환자
안전 강화, 환자경험 향상 및 비용 감소 등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병원
(smart hospital)’이 각광을 받고 있다[5]. 이에 따라 스
마트병원과 관련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성장하
고 있다. Verif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2019년 
세계 스마트병원 시장 규모는 258억 달러(약 29조 
1,855억 원)이었으며, 연평균 24.03% 성장해 2027년에
는 1,288억 9,000만 달러(약 145조 8,03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6]. 

주요국에서는 스마트병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을 다음과 같이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이다[7]. 싱가포르 
보건부는 2017년 의료산업 혁신지도(Healthcare 
Industry Transformation Map)를 통해 스마트병원 설
립 및 활용 계획을 발표하였고, 일본은 2022년까지 AI 
병원을 1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5년간 1억 
달러(약 1,08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중국의 경우, 
국무원이 2017년 AI 전략을 제시하고 국가보건행정부가 
의료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스마트병
원 구축을 적극 지지하면서 2018년 베이징 텐탄 병원
(New Tiantan Hospital)을 대표적인 모델로서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에는 국가보건위원회에서 스마트
병원 등급제를 위한 평가기준을 발표하였다. 영국은 의
료분야에서 3대 우선 투자분야 중 하나로 스마트병원을 
선정하고 2019년에 디지털치료제와 원격의료를 확대 지
원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덴마크는 2017년 
Super Hospital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9년까지 8
개의 슈퍼 병원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의료분
야 적용을 위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총 18개 
분야)에서 스마트병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ICT
를 의료에 적용하여 환자의 안전관리, 진단/치료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원격 중환
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병원내 자원관리 분야에서, 2021
년에는 병원내 환자안전관리, 스마트 특수병동, 지능형 
워크플로우 분야에서 매년 5개 연합체가 사업수행기관으
로 선정되었다[8]. 이 사업에서 효과성이 확인된 선도모
델은 타 의료기관으로 확산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렇듯 현재 스마트병원의 도입과 발전은 국내외적으
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시점이므로, 본 논고에
서는 스마트병원의 개념, 주요 기술, 적용 분야 및 예시, 
제한점 및 직면과제, 환자중심 스마트병원 구축 전략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환자중심 스마트병
원 환경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통찰을 갖는데 기
여하고자 한다.  

2. 스마트병원의 개념
디지털병원과 스마트병원은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

었지만, 스마트병원은 디지털병원 보다 좀더 포괄적이고 
진보된 개념으로 여겨진다[7,9]. 초기의 디지털병원은 병
원의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시켜 저장하는 것에서 시작
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화의 범주는 
정형 데이터 이외에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
태의 데이터로 확장되었고, 이로 인해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 창출 측
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9]. 스마트병원은 이러한 확장된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
으로, 모든 스마트병원은 디지털화된 요소를 가지므로 디
지털병원은 스마트병원의 필요조건 중 하나로 볼 수 있
다[10]. 또한 디지털병원은 디지털화의 목적을 운영의 효
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 스마트병원은 내외부와
의 연결과 통합을 통해 환자의 경험, 치료의 효과성, 의료
진의 편의 등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한 성과를 달
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7].

스마트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유럽의 
European Union Agency For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ENISA)는 스마트병원을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에 기반해 병원의 자
산(asset)을 상호연결하는 ICT 환경 하에서 최적화되고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치료 절차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환자의 안전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병원’
을 의미한다고 하였다[11]. 한편 미국의 Fr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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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livan에서는 스마트병원을 ‘상호연결된 자산들의 디
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환자치료, 환자경험, 운영효율
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임상프로세스, 관리시스템 및 인
프라를 최적화, 재설계 또는 구축하는 병원’으로 정의하
였다[10]. 이 두가지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개념 
중 하나는 ‘상호연결(interconnected)’이다. 스마트병원
은 엄격히 말해 모든 기술이 연결되어야(connected) 한
다는 점에서 단순한 디지털화를 넘어서는 개념이다[10].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스마트
병원을 병원 중심의 의료혁신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최종 
가치전달의 대상과 목적, 혁신의 수단의 측면에서 ‘병원 
내·외부의 연결성(connectivity)을 확보하고 내부 프로
세스의 자동화(automation)와 최적화(optimization)를 
통해 환자의 치료효과를 개선하고 환자의 경험을 증진하
는 병원’으로 스마트병원을 정의한 바 있다[7]. 

이처럼 디지털병원에 비해 보다 확장된 의미의 범주와 
목적을 담은 스마트병원의 개념은 데이터 수집과 공유를 
통한 다른 의료생태계와의 연동, 업무 자동화를 통한 생
산성 증진,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만족도 제고, 빅데
이터 분석을 통한 조기 진단 및 치료 성과 향상, 다학제
적 참여를 통한 전체론적 혁신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
된다[5].

3. 스마트병원 관련 주요 기술
의학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로봇

공학(robotics), 3D 프린팅, 증강현실/가상현실/혼합현
실(Augmented Reality/Virtual Reality/Mixed Reality 
[AR/VR/MR]), 정밀의료, 유전체학, 원격의료 등의 새로
운 기술과 결합하여 환자 중심적이고 효율적이며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스마트병원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5]. 4차 산업혁명의 5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ICBMA 
즉, IoT, Cloud(클라우드 컴퓨팅), Big data(빅데이터), 
Mobile(모바일), AI는 스마트병원의 운영효율성, 임상우
수성, 환자중심성 추구를 위한 목적에서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다[7]. 2001년부터 20018년까지 발표된 논문들
을 대상으로 수행된 네트워크 모델링 연구에서 스마트병
원과 관련해 중요하게 다뤄진 기술은 무선인터넷(wireless 
network),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센서
(sensor technology)에 관한 것들이었다[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에 따르면, 스마트병원에서 
적용되고 있는 주요 기술과 사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7]. 첫째, ‘IoT’는 ICT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물을 
연결하여 정보를 상호소통하는 지능형 기술로, 인터넷 기
술이 기본 전제조건이며,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사람이나 
물건을 비접촉으로 식별하는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대상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감지해 위
치나 상태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센서 네트워크, 정보
를 전달하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와 같은 무선통신, 그리
고 인터넷에 기반한 임베디드(embedded) 기술에 의해 
작동하며, 원격의료, 실시간 환자데이터에 의한 개인맞춤
형치료, 의료장비의 사용, 추적 및 유지관리, 예측정비, 
환자식별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둘째, ‘AI’는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 실시간 데이터를 통
한 의사결정, 딥러닝에 의한 진단 정확성 개선, AI기반 무
인화를 통한 업무자동화 등에 활용 가능하다. 셋째, 
‘Robotics’는 인간과 비슷한 기계 즉, 주어진 제어 명령
에 따라 공학적 업무를 처리하는 기계인 로봇을 이용하는 
것으로, 수술로봇 외에 비수술 분야에서 병실소독, 환자
모니터링, 감정치료, 물류이송과 같은 목적으로 물리적인 
로봇이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봇프로세스자동화
(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를 통한 업무자동
화가 가능하다. 넷째, ‘5G’ 무선 네트워크는 초저지연성
과 초연결성을 강점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술로, 향상된 
네트워크 성능과 속도를 기반으로 가상현실,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디지털
병리, 원격수술, IoT기반 환자모니터링, 가상내원(virtual 
visit) 등을 통해 의료의 접근성과 적시성을 높이는 데 활
용될 수 있다.

4. 스마트병원의 적용 분야 및 예시
스마트병원의 구체적인 적용 예시는 스마트병원의 3

가지 주요 지향점인 운영효율성, 임상우수성, 환자중심성
의 측면으로 나뉘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운영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 측면으
로 빌딩자동화시스템 구축, 장비/물품/약품 재고 및 추적 
관리, 이동·운송 로봇, 동선 관리 등에 적용될 수 있다
[10]. 예를 들어, 빌딩자동화시스템은 병원 전체 건물의 
온도, 산소, 조명, 환기, 화재 경보, 출입 통제 및 관리는 
대시보드를 통해 관리되고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자동으
로 조절할 수 있게 한다[10]. 자동화 캐비넷 시스템은 처
방에 의해 약품을 자동으로 분배/배출하거나 검체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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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석하는 데 이용된다[13]. 자동화된 자율주행 운송
수단은 단순 업무를 위한 인력을 줄일 수 있고, 검체 등
을 안전하게 이송할 수도 있다[14,15]. RFID 기술은 장
비나 기기,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자주 활용되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투자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RFID 기술은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
에 대해서도 정확한 인식과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이동 
동선의 효율성을 관리할 수도 있다[16]. 또한 수술 중 사
용하는 수술기구나 거즈에 활용하면 계수절차를 간소화 
하면서도 이물질 잔존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다[17].

둘째, ‘임상우수성(clinical excellence)’ 측면에서는 
정보접근, 조기 진단·예측·치료, 로봇수술, 원격진료, 실
시간·원격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수 있다[10]. 예를 들어, 
스마트병원에서 의료진은 데스크탑이 설치된 정해진 장
소에서만 정보 열람 및 기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바
일을 활용해 환자 옆에서 또는 이동 중에도 정보시스템
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18]. Watson Oncology와 같
은 인공지능은 영상자료 등의 빅데이터를 통해 학습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처방을 제안한다
[19]. 수술에 로봇이나 VR/AR 기술을 활용하면 보다 정
확하면서도 최소침습적인(minimal invasive) 수술을 가
능해진다[20].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화상 회
진과 진료를 통해 의료진은 감염과 같은 위험에 대한 노
출을 최소화하면서도 환자 진료의 지속성과 질을 유지할 
수 있다[21]. 웨어러블 기기나 센서는 실시간으로 환자의 
생체정보가 입력되거나 모니터링 됨으로써 기록의 누락
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10]. 최근에는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수술기록이나 간호기록이 정확하게 실
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기술도 개발되어 적용
되고 있다[22]. 환자를 들어 이동시키거나 물건을 들 때 
착용하는 웨어러블 로봇(wearable robot)은 간병인이나 
간호사의 근육 피로도를 감소시켜 업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외골격 로봇(exoskeleton 
robot)을 환자의 동작과 근력을 지지하고 보조하는 데 
사용하면 환자는 움직임이 용이해지고 재활치료에 도움
이 될 수 있다[23,24]. 마지막으로, 의과대나 간호대 학
생들이 수술 장면을 수술실이 아닌 교실에서 실시간으로 
수술 장면을 볼 수 있게 하여 학습에 이용한다든지[25], 
VR이나 AR와 같은 기술을 통해 술기나 절차를 훈련하도
록 하는 방식으로 의료인 교육에도 스마트기술이 활용되
고 있다[26].

셋째, ‘환자중심성(patient centricity)’ 측면에서는 
병실환경 제어, QR코드나 AR/VR 등이 융합된 환자교육 
및 안내서비스, 원격 병문안 시스템, 감성로봇 활용 등에 
적용되어 의료서비스의 주요 사용자인 환자의 선호와 가
치를 존중해주면서 개별화된 환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도 있다[10]. 예를 들어, 스마트병원에서는 환자가 
병실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전송된 정보를 의사와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듣고 치료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와 자율성이 더욱 보장될 수 있게 될 것이다[27]. 
그리고 기존의 병원은 딱딱하고 모두가 일관된 환경이었
지만 스마트병원에서는 조명이나 주변 경관 등을 환자 
취향에 맞춰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치료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겠다[28]. 지능형 스마트병상에서는 환자들이 개
인별 스크린을 통해 검사결과를 직접 확인하거나, 온도나 
조명, 전원스위치 등의 병실환경을 IoT 기술을 통해 쉽
게 제어하고, 자신의 식사나 린넨 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28,29].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는 복잡한 건물 구조에 어
려움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모바일 단말 기반 길찾
기 시스템을 통해 길안내를 하거나 검사나 진료 절차에 
따른 이동 동선을 가이드 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줄
여준다[30]. 또한 페퍼와 같은 휴머노이드 감성로봇은 입
원 환아가 병원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도록 치료나 검사에 대한 설명에 활용되거나 검사
실이나 수술실에 동행하는 식으로 정서간호에 이용될 수 
있다[31].

5. 스마트병원의 제한점 및 직면과제
스마트병원의 여러 장점과 전망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직면한 위협들이 있다. 악성 소프트웨어의 위협, 장치 및 
데이터 도난 등의 악의적 행위, 부적절한 프로세스 또는 
불충분한 교육에 따른 인적 오류, 시스템 복잡성과 과부
하로 인한 네트워크 장애, 클라우드 서비스 및 네트워크 
제공업체나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과 같은 제3자에 의한 
공급망 실패,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 및 인프라 파괴 등이 
스마트병원 솔루션 구현의 주요 장애물로 남게 될 전망
이다[11]. 또한 신기술 이용에 따른 높은 자본 비용과 초
기 운영상의 문제, 의료데이터 보안 및 사생활 보호와 관
련된 표준의 부재, 최신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비용에 따
른 환자의 의료비 증가 또한 스마트병원의 도입과 발전
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의 성숙도와 안정성 향상, 호환성 극대화를 위한 표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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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데이터 보안 및 전송 안정성 보장, 관련 규제 마련 등
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32].

그 외에도 스마트병원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정착하
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수
용하고 변화에 저항하지 않는 문화가 필요하며, 앞서 정
의에서도 강조하였다시피 모든 기술과 기기는 고도로 상
호 연결되어야 한다. 스마트병원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기술은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병
원의 초기 구축과 유지는 미래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
마트병원의 시스템은 데이터가 초점이 되어야 하며, 수집
된 데이터는 낱낱이 흩어지지 않고 통합되어 인공지능이
나 분석학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 얻어진 스마트 인사이트(smart 
insight)는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사용자들이 업무현장에서 데스트탑이나 스마트폰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서비스의 또 다른 사용자로서 병원의 구성원들
이 디지털 기술의 효과적인 개발과 운영 및 활용 과정의 
전반에서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33].

6.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병원 구축 전략
스마트병원에서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동시에 서비스의 또 다른 사용자로서 모든 직원이 효
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갖춘 인간 중심의 
의료서비스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34]. 그러나 스마트
병원에서는 막상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서비스가 개
발되었다 하더라도 스마트 솔루션에 대한 환자나 의료진
의 활용도가 높지 않거나 의료진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
어 사장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한다[7]. 이처럼 최종 사
용자의 실제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감대를 형성
하지 못해 발생되는 스마트병원 문제점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자의 관점으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실용
화 하는 방법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사용자 참여형의 현장 지향성 문제해결 방법론으로 
본 논고에서 ‘리빙랩’과 ‘서비스디자인’에 대해 간단히 소
개하고자 한다.

리빙랩(living lab)은 살아있는 실험실,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종 사용자가 직접 나서서 
실제 현장을 기반으로 문제의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모델이다. 리빙랩은 사용자의 수요 도출 및 행태 분석, 사용

자 주도의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시스템 개발 및 실증·실
용화에 활용되며, 탐색(exploration), 실험(experiment), 
평가(evaluation)의 단계로 진행된다. 리빙랩에서는 최종 
사용자가 주체가 되기는 하지만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다학제적 연구팀이 함께 팀으로 구성되어 현장지향성 문
제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협력을 하게 된다. 리빙랩에서는 
최종 사용자의 요구나 인식,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
기 위해 일회적인 현장방문이나 설문조사가 아닌 반복적
인 소통과 신뢰 구축이 요하며,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반
복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강조된다[35]. 리빙랩을 운영하
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이 활
용될 수 있다.

서비스디자인(service design)이란 서비스를 통해 사
용자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유·무형의 요소와 경로에 대
해 사용자 중심의 맥락적(contextual) 리서치 방법을 활
용해 이해관계자 간의 잠재된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창
의적이고 다학제적이며 협력적인 디자인 방법을 통해 실
체화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의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분야를 의미한다[36]. 서비스디자인
은 발견(discover), 정의(define), 개발(develop), 전달
(deliver)의 4단계 더블다이아몬드 프로세스를 거치며, 
단계에 따라 사용자 여정맵(user journey mapping), 서
비스 사파리(service safari), 사용자 쉐도잉(user 
shadowing), 사용자 퍼소나 모델링(user personas), 브레
인스토밍(brainstorming),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서비스 블루프린팅(service blueprinting) 등의 방법을 사
용한다[37].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스마트병원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서비스디자인의 수행방
법 중 하나인 사용자 여정맵의 개념을 적용하여 의료기
관에서 일어나는 진료체계와 행정절차에 따른 여정을 환
자의 입장에서 되돌아보는 ‘환자 흐름(patient flow)’ 분
석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운영효율성(시설, 물류, 인
력흐름), 임상우수성(직종, 부서, 환자결과), 환자중심성
(병실, 병원서비스, 병원디자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
을 파악하고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잠재적 스마트화 요소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
었다[7].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은 사용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실제적인 페인포인트(pain point)와 숨겨진 
요구를 파악하고, 창의적이고 시도와 실험, 실패를 반복
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며, 이해관계자 및 다학제적 
팀워크를 이루어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을 
이끄는 데 유용하므로, 향후 환자중심의 스마트병원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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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스마트병원의 의료서비스는 병원 내·외부적으로 상호

연결된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환자중심의 통합적 서
비스와 모든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환경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스마
트병원은 비용과 제도의 문제로 기술의 진보에 비해 도
입과 확산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
에 점점 더 가까이에 와있으며 그 전망은 매우 밝다. 향
후 미래사회에 적합한 스마트병원 환경을 성공적으로 구
축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요자인 환자의 참
여가 필수적이며, 서비스 제공자인 동시에 수요자인 의료
인과 병원구성원 개개인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
고 이를 고도의 기술과 접목시키기 위한 융복합적인 교
육, 연구와 실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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