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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간호에 관한 언론보도 기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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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of News Articl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ursing

Ha, Ju-Young · Park, Hyo-Jin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ain keywords, network properties, and main topics of news articles related to arti-

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field of nursing. Methods: After collecting artificial intelligence-and nursing-related news articles pub-

lished between January 1, 1991, and July 24, 2022, keywords were extracted via preprocessing. A total of 3,267 articles were searched, and 

2,996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ext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were performed using NetMiner 4.4. Resul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requency of appearance, the keywords used most frequently were education, medical robot, telecom, dementia, and the 

older adults living alone. Keyword network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a density of 0.002, an average degree of 8.79, and an 

average distance of 2.43; the central keywords identified were ’education,’ ‘medical robot,’ and ‘fourth industry.’ Five topics were derived 

from news articl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ursing: ‘Artificial intelligence nursing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Educ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hildren and youth care,’ ‘Nursing robot for older adults care,’ ‘Community care 

polic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mart care technology in an aging society.’ Conclusi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y be help-

ful among the local community, older adult, children, and adolescents. In particular, health management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dis-

pensable now that we are facing a super-aging society. In the future, studies on nursing intervention and development of nursing program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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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의	7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	기술은	인

간이	가진	지각,	학습,	추론,	자연언어	처리	등의	능력을	컴퓨터

가	실행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으로,	규칙기반	처리,	기계학습
(머신러닝),	딥	러닝,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시각인식	등과	같은	
다양한	지능화	기술들을	통칭한다[1].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학습,	의사결정,	문제해결과	같은	인간의	사고	활동을	자동화하
는	것,	인간이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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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외부데이터로부터	학습한	것을	이용하여	특정	목표와	
작업에	달성하는	것	등으로	다양하다[2,3].	최근	딥	러닝	기술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건강	분야의	인공지능	시장은	연평균	60.3%의	성장률을	전망하

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4].

인공지능은	경제,	교육,	기술	분야	등을	아울러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건강의	유지,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간호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활

용이	확대되고	있다[5].	인공지능을	활용한	간호는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제공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축적된	대상
자들의	다양한	데이터는	점점	더	정확하고	빠르게	행동	예측	모

델을	구축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측된	고위험	상황에	대해	예방적	중재를	가능하게	한다[6].	간

호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보건의료	분야의	현안으로	나타

나는	의료비	부담	증대,	의료	사고와	안전의	위험,	응급의료서비
스에	대한	낮은	신뢰도,	의료	인력	부족,	취약한	의료	접근성	문
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7].

인공지능을	활용한	간호	중재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디지털	건강관리	중재는	스트

레스	관리,	통증	관리,	영양관리,	금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8].	그리고	체계적	고찰	연구에	따르면	대화형	에이전트	

중재의	활용이	우울	증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고[9],	인공지능
을	활용한	중재가	병원	방문율을	감소시키고	불안,	우울,	스트레
스와	같은	심리적	결과와	신체활동,	식이,	복약	순응	등의	건강	
행위	개선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하지만	간호	분

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해	거시적	관점으로	분석한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의	간호와	인공지능	기술
에	대해	변화	양상을	조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간호에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의	효과

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가	점차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

능을	활용한	간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공지능	기술	분야와	간호의	동향을	파악하고, 
인공지능과	간호의	주요	이슈들이	연계되는	분야를	검토하는	것

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에게	공개되는	방대한	언

론보도	기사를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	방법일	수	있

다.	특히,	텍스트	중심의	빅데이터인	언론보도	기사는	연구	중심
의	자료에	비해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하며,	방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탐색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거시적인	통찰을	
얻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11].

언론보도	기사는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데이터로	빅데이터	분

석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며,	빅데이터의	조건인	볼륨(vol-

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을	모두	충족하는	대표적
인	비정형	데이터로써	연구	목적에	맞게	수집된	자료는	아니지만	

데이터가	가지는	잠재적	의미는	매우	크다[12].	최근	언론보도	기

사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회연결망	분석

의	하나인	키워드	네트워크	및	토픽	모델링	분석을	활용한	연구

들이	증가하고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방대한	양의	텍스

트	자료에서	미시적	주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핵심주제어를	

토대로	발췌된	광범위한	텍스트에서	잠재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13].	또	언론보

도	기사의	동향을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인	토픽	모델링은	변수	

간의	관계	또는	특정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심을	둠으로

써	전체	데이터	중	일부	변수에만	초점을	둔	기존	통계	분석	방

법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자료로부터	다양한	정보와	의미를	추출

해내는	장점을	지닌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뉴스	기사

들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여	인공지능

과	간호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간

호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경제,	산업,	문화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한	국내의	언론	기사	보도	양

상을	분석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간호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간호를	활성화	시키는	데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한	언론보도	기사의	상위	키워드를	추

출하고,	핵심	주제를	파악한다.

2)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한	언론보도	기사에서	의미	있는	키워

드를	추출하여	키워드	네트워크를	도출하고,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한다.

3)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한	언론보도	기사의	의미있는	토픽을	

구성하고	있는	키워드들의	동시출현과	의미의	구조적	연결을	파

악함으로써,	주요	의제가	갖는	시사점을	탐색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의	키워드들의	연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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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파악을	통해	의미의	구조와	동향을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개방

형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	사이트(https://www.

bigkinds.or.kr)를	이용하였다.	빅카인즈는	주요	전국일간지(11), 
경제일간지(8),	지역일간지(28),	방송사(5),	전문지(2)를	포함하
여	7개	지역의	54개	언론사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수집	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고	빅카인즈에서	검색이	가능

한	1991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24일	현재까지	보도된	모든	

기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검색	키워드는	인공

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의	수집을	위해	 ‘인공지

능	+	간호’, ‘인공지능	+	간호사’	그리고	‘인공지능+돌봄’으로	설

정하였다.	1차로	수집된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

사들	중	제외기준에	부합하는	기사들은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제

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사내용이	없이	제목과	사진만으로	

구성된	포토기사,	2)	동일	매체에서	동일한	기자가	중복	보도한	
기사,	3)	인공지능	및	간호와	관련이	없는	기사들이다.	이러한	기

준에	의해	제외된	기사들을	삭제하고	나머지	기사들을	분석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국내	언론보도	기사를	모

두	검색하여	데이터	전처리	정제를	실시하고,	상위	키워드	추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검

색된	기사는	MS	Office	엑셀	파일로	저장하여	NetMiner	4.4	프

로그램(Cyram	Inc, Seongnam,	Korea)	[15]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데이터 전처리

자료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언론보도	기사들은	개별인식번호, 
언론사,	보도일자,	제목,	본문의	순서로	구성하여	MS	Office	엑
셀	파일로	저장하였다.	그	후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Net-

Miner 4.4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자연어	처리	과정을	거쳐	단

어를	추출하였다.	단어	추출	시,	숫자나	대명사	같은	불용어는	
NetMiner 4.4	프로그램의	자동제거	기능에	의해	제거되었으며, 
주요	개념	파악을	위한	추출단어의	품사는	프로그램의	선택	옵

션들	중	‘명사’로	지정하고,	연구자가	등록한	유의어(thesaurus), 
제외어(exception	list)	및	지정어(defined	words)	사전들을	적용

하여	분석에	사용될	의미형태소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의어	사전,	제외어	사전,	지정어	사전의	설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유의어	사전은	비슷하거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표기가	다른	단어를	분류하여	이들	단어들을	모

아	하나의	대표어로	지정하는	사전이다[15].	또한	동일어의	다양

한	띄어쓰기도	일관성	있게	통일하여	유의어	사전에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총	54개의	대표	유의어를	지정하였다.	예를	들어	‘인공

지능’, ‘인공	지능’, ‘AI’는	‘인공지능’으로, ‘노인’, ‘시니어’, ‘어르신’

은	‘노인’으로	지정하였다.	제외어	사전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

는	단어나	분석에서	제외할	단어를	지정하는	사전으로,	본	연구
에서는	언론보도	기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속보’, ‘뉴스’, ‘당시’, 
‘올해’, ‘기자’, ‘결국’	등의	단어를	제외어로	지정하였다.	지정어	사

전은	NetMiner	4.4	프로그램에서	한	개의	형태소를	기본	단위로	

인식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는	고유명
사,	복합명사는	지정어	사전을	이용하여	한	개의	단어로	인식할	
수	있게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헬스케어’, ‘로봇
산업’	등의	단어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지정어로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	기사에서	의미를	가지지	않는	한	글자	단어들
인	‘겨’, ‘때’, ‘개’, ‘일’	등의	형태소는	NetMiner	4.4	프로그램의	

Query	기능을	통해	모두	삭제하고,	두	음절	이상의	형태소만	분
석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전처리	단계의	단어추출	및	정

제를	위한	모든	과정은	연구자	2인이	함께	모여서	실시하고,	검토	
및	논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단어의	의미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조정하

여	처리하였다.

2) 상위 키워드 추출

상위	키워드	추출을	위해	수집한	언론보도	기사에서	자주	등

장하는	단어의	빈도수(term	frequency	[TF])와	문서	내	중요	키

워드를	추출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term	frequency-in-

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값을	구하였다.	TF는	특

정한	단어가	여러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단어	빈도수가	

높은	것이	문서	내에	중요한	단어로	유의미하게	해석되기는	어렵

다.	그러나	TF의	단점을	보완한	TF-IDF는	TF와	빈도의	역수

(IDF)를	곱한	값으로	문서	내에서	키워드가	실제로	핵심적인	의

미를	갖는지	알아볼	수	있으며,	수치가	높은	단어일수록	문서	내
에서	중요한	키워드임을	의미한다[16].	본	연구에서는	상위	키워

드	추출을	위해	데이터를	종합하여	단어가	등장한	총	횟수를	분

석하여	TF와	TF-IDF의	상위	30개	단어를	각각	추출하였다.

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NetMiner	4.4	프로그램을	이용

https://www.bigkinds.or.kr
https://www.big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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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언론보도	기사에서	추출한	키워드	리스트인	‘문서-단어’의	

2-mode	네트워크를	‘키워드-키워드’	형태의	1-mode	네트워크

로	변환하여	주요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빈도를	링크로	표현하

는	워드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생성된	네트워크의	수준

의	분석,	노드	수준의	분석과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수준은	네크워크의	크기	및	네트워크의	밀도를	확인

하였다.	밀도는	네트워크	내	단어와	단어가	연결된	정도를	나타

내는	것으로	연결	정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17]. 

노드	수준은	네트워크의	평균	연결	정도와	평균	연결	거리를	확

인하였다.	평균	연결	정도는	한	개의	단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

어	있는	단어들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되는	단어의	영

향력을	나타내며,	평균	연결거리는	단어들	사이의	가장	짧은	연
결경로인	연결거리들의	평균값을	의미한다[18].	생성된	워드	네

트워크의	중심성	분석을	위해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연결	중심

성은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키워드에	직접	연결된	이웃	노드의	수를	자
신을	제외한	노드의	수로	나눈	값이	연결	중심성을	나타내는	것

이다.	연결	중심성은	다른	키워드와	동시출현하는	정도를	나타내

며,	이것은	키워드의	활동성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높은	

연결	중심성을	가진	키워드는	네트워크의	핵심이며	논의의	중심

이	되는	주제이므로	중요한	키워드로	평가된다.	매개	중심성은	

워드	네트워크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간주할	

때	사용된다.	즉,	한	노드가	네트워크	내에	있는	다른	노드들	사
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은	키
워드는	네트워크에서	흐름을	통제하는데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

다[18].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1-mode	네트워크로	변환하

여	워드	네트워크를	생성하였고,	일정	기준	이상으로	구성된	네
트워크의	형성을	위해	2어절	내의	근접거리와	동시	출현	빈도	2

이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생성된	워드	네트워크

에서	네트워크	수준의	검증을	위해	네트워크의	크기와	밀도를	

확인하였고,	노드	수준의	검증을	위해	네트워크의	평균	연결	정
도와	평균	연결	거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결	중심성	분석을	

하여	네트워크의	핵심	키워드를	확인하고,	매개	중심성	분석으로	
영향력이	높은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4)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은	문서	내에서의	토픽의	등장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널리	쓰이고	있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문서와	단어로	구성된	행렬을	기반으로	문서에	내재되어	있는	토

픽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riffiths와	Steyvers	[19]와	

Deveaud	등[20]의	지표에서	제안된	토픽의	수와	LDA	파라미터

를	다양하게	변경하며	한	개의	토픽으로	묶인	언론보도	기사들

의	주제를	살펴보고,	토픽	구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토픽의	수
를	결정하였다.	토픽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NetMiner	4.4	프로그

램의	샘플링	반복	횟수를	1,000회로	설정하고	Griffiths와	
Steyvers	[19]와	Deveaud	등[20]의	지표가	최대화되는	지점을	

확인하여	최적의	값을	구하였다.	두	지표가	최대화되는	값을	기

준으로	토픽	수를	다양하게	변경하며	토픽	수에	따라	각	토픽의	

구성	타당성을	연구자	2인이	각각	검토하여	의견의	일치를	통해	

최종	토픽	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결정된	최

종	토픽	모델에	대해서는	토픽별	상위	단어와	토픽	확률이	높은	

상위	언론보도	기사들의	원문	내용을	참고하여	모든	연구자의	회

의를	통해	토픽	그룹의	제목을	명명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이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빅카인즈	사이

트에서	제공되는	언론보도	기사	데이터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

는	공개	자료임을	확인하였고,	부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
터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연구는	심의	면

제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은	후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1.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의 특성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	동안	인공지능과	간호에	대한	언론기

사를	검색한	결과	총	3,267건의	언론보도	기사가	검색되었다.	이	

중	기사내용이	없이	제목과	사진만으로	구성된	포토기사	37건, 
동일한	기자가	동일한	매체에	중복	보도한	기사	106건,	인공지능	
및	간호와	관련이	없는	기사	128건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인공

지능	분야에서	간호와	관련된	기사인	2,996건을	분석	대상	기사
로	선정하였다.

전체	2,996건의	기사의	보도	시기는	1991년	8월	보도된	1건
(0.03%)의	기사를	시작으로	1993년	1건(0.03%),	1994년	2건
(0.07%),	1995년	1건(0.03%),	1996년	2건(0.07%),	1998년	2건
(0.07%),	1999년	2건(0.07%),	2000년	3건(0.1%),	2001년	5건
(0.17%),	2002년	3건(0.1%),	2003년	4건(0.13%),	2004년	3건
(0.1%),	2005년	2건(0.07%),	2006년	2건(0.07%),	2007년	2건
(0.07%),	2008년	11건(0.37%),	2009년	2건(0.07%),	2010년	5건
(0.17%),	2011년	2건(0.07%),	2012년	1건(0.03%),	2013년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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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2014년	9건(0.3%),	2015년	44건(1.47%)의	보도가	있
었다.	그리고	2016년	이후	언론보도	기사는	2016년	133건

(4.44%),	2017년	191건(6.38%),	2018년	273건(9.11%),	2019년	
440건(14.7%)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697건(23.3%)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2022년	1월부터	7월	까지

는	447건(14.9%)의	언론보도가	있었다(Figure 1).

시간흐름으로	살펴보면	최초의	기사는	1991년	8월에	보도된	

기사로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한	예측기사에서	‘간호로봇’의	역할

과	활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1991년	8월부터	2022년	7월	24일까

지의	기간	중	2020년과	2021년의	언론기사가	각각	697건

(23.3%)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에	보도된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들은	‘스마트	방문간호	서비스’, ‘비대면	간
호서비스’, ‘인공지능	병실	안내	스피커’	등에	관련된	기사들로	코

로나19의	등장에	따라	비대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간호서비스들이	등장했음을	볼	수	있다.

2.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의 주요 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의	주

요	키워드를	확인하기	위하여	TF와	TF-IDF를	이용한	출현	빈

도를	분석하였다.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에서	

추출된	단어들의	수는	9,649개였다.	이들	중,	검색	키워드인	‘인
공지능’, ‘간호’, ‘간호사’, ‘돌봄’	단어를	제외하고	출현	빈도가	상

위	30위인	키워드의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출현	빈도가	상위	30위인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교육(Educa-

tion)’ 1,287건, ‘의료로봇(Medical	robot)’ 1,238건, ‘서비스
(Service)’	988건, ‘4차	산업(Fourth	industrial)’	971건, ‘노인
(Older adults)’	885건, ‘기술(Technology)’	828건, ‘경제(Econ-

omy)’	615건, ‘병원(Hospital)’	603건, ‘텔레콤(Telecom)’	580건, 
‘코로나(Coronavirus-19)’	555건, ‘스마트(Smart)’	539건, ‘의료
(Medical)’	519건, ‘대학(University)’	517건, ‘가정(Home)’ 504

건, ‘지역(Community)’	492건, ‘지원(Support)’	462건, ‘정보
(Information)’	437건, ‘인간(Human)’	425건, ‘기업(Company)’ 
410건, ‘서울(Seoul)’	403건, ‘산업(Industry)’	401건, ‘헬스케어
(Health care)’	374건, ‘정부(Government)’	374건, ‘복지(Wel-
fare)’	374건, ‘센터(Center)’	373건, ‘치매(Dementia)’	371건, ‘개
발(Development)’	371건, ‘제공(Offer)’	369건, ‘미래(Future)’ 
367건, ‘독거노인(Older	adults	living	alone)’	346건의	순으로	나
타났다.

또한	TF-IDF로	본	중요도가	높은	상위	키워드는	 ‘독거노인

(Older adults living alone)’	243건, ‘기반(Base)’	243건, ‘시대
(Era)’	242건, ‘센터(Center)’	232건, ‘언어(Language)’	228건, 
‘스피커(Speaker)’	213건, ‘선정(Selection)’	213건, ‘아시아(Asia)’ 
201건, ‘환자(Patient)’	192건, ‘정책(Policy)’	187건, ‘대통령
(President)’	182건, ‘도입(Introduction)’	175건, ‘텔레콤(Tele-
com)’	173건, ‘성장(Growth)’	172건, ‘과학(Science)’	167건, ‘치
매(Dementia)’	163건, ‘안전(Safety)’	162건, ‘고령화(Aging)’ 
156건, ‘관리(Management)’	155건, ‘확대(Enlargement)’ 154

건, ‘국가(Country)’	153건, ‘병원(Hospital)’	152건, ‘디지털
(Digital)’	148건, ‘비대면(Non-face-to-face)’	143건, ‘행복
(Happiness)’	142건, ‘통합(Integrated)’	139건, ‘맞춤(Custom)’ 
138건, ‘장애(Barrier)’	137건, ‘연구(Research)’	135건, ‘아동
(Child)’	13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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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rend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ursing news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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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p 30 Keywords with High Centralities

Rank Keyword
Degree 

centrality
Keyword

Betweenness 
centrality

1 Education .121 Education .125

2 Medical robot .092 Medical robot .089

3 Fourth industrial .081 Fourth industrial .062

4 Older adults .068 Hospital .046

5 Hospital .062 Older adults .042

6 Community .056 University .038

7 Medical .055 Economy .037

8 University .054 Human .033

9 Support .052 Community .030

10 Smart .049 Seoul .030

11 Economy .048 Coronavirus-19 .028

12 Coronavirus-19 .044 Smart .027

13 Company .043 Medical .026

14 Industry .042 Company .025

15 Center .042 Support .024

16 Heath care .042 Center .023

17 Welfare .041 Market .022

18 Future .040 Korea .021

19 Information .039 Health care .021

20 Home .038 Symbol .020

21 Government .038 Government .020

22 Seoul .037 Telecom .019

23 Development .036 World .019

24 Human .036 Information .019

25 Department .035 Professor .018

26 Dementia .035 Welfare .018

27 Offer .034 Gwangju .017

28 Telecom .034 Industry .017

29 Gwangju .033 Dementia .017

30 Market .032 Offer .017

Table 1. Top 30 Keywords in News Report Articl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ursing

Rank Keyword TF Keyword TF-IDF

1 Education 1,287 Older adults living alone 243

2 Medical robot 1,238 Base 243

3 Service 988 Era 242

4 Fourth industrial 971 Center 232

5 Older adults 885 Language 228

6 Technology 828 Speaker 213

7 Economy 615 Selection 213

8 Hospital 603 Asia 201

9 Telecom 580 Patient 192

10 Coronavirus-19 555 Policy 187

11 Smart 539 President 182

12 Medical 519 Introduction 175

13 University 517 Telecom 173

14 Home 504 Growth 172

15 Community 492 Science 167

16 Support 462 Dementia 163

17 Information 437 Safety 162

18 Human 425 Aging 156

19 Company 410 Management 155

20 Seoul 403 Enlargement 154

21 Industry 401 Country 153

22 Health care 374 Hospital 152

23 Government 374 Digital 148

24 Welfare 374 Non-face-to-face 143

25 Center 373 Happiness 142

26 Dementia 371 Integrated 139

27 Development 371 Custom 138

28 Offer 369 Barrier 137

29 Future 367 Research 135

30 Older adults living 
alone

346 Child 134

TF = Term frequency; TF-IDF =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3.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1)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간호를	키워드로	하는	언론보도	기사들

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네트워크	기본	속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출현	빈도가	2	이상이며	2어절	이내의	근접거리

를	가지는	키워드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생성하였으며,	그	결과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들에서는	3,963개의	노
드와	8,711개의	링크로	구성된	워드	네트워크가	생성되었다.	생

성된	워드	네트워크의	밀도는	0.002,	평균	연결	정도는	8.79로	나
타났으며,	평균	연결	거리는	2.43으로	확인되었다.

2)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의	키워드	네트워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연결	중심성의	분석	결과, ‘교육(Education)’, 
‘의료로봇(Medical	robot)’, ‘4차	산업(Fourth	industrial)’, ‘노인
(Older adults)’, ‘병원(Hospital)’	등의	순으로	연결	중심성이	강
하게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의	분석	결과, ‘교육(Education)’, ‘의
료로봇(Medical	robot)’, ‘4차	산업(Fourth	industrial)’, ‘병원
(Hospital)’, ‘노인(Older	adults)’	등의	순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의	상위	30위에	공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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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of the Topic Modeling

Rank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Topic 5

Main keyword
(probability)

Main keyword
(probability)

Main keyword
(probability)

Main keyword
(probability)

Main keyword
(probability)

1 Hospital (.037) Education (.077) Older adults (.039) Fourth industrial (.020) Medical robot (.051)

2 Medical (.029) Coronavirus-19 (.027) Telecom (.025) Economy (.017) Human (.022)

3 University (.029) Child (.012) Dementia (.016) Gwangju (.013) Fourth industrial (.016)

4 Patient (.014) Student (.009) Older adults living alone 
(.015)

Government (.013) World (.012)

5 Health care (.013) Future (.008) Medical robot (.014) President (.012) Home (.011)

6 Fourth industrial (.011) Infection (.007) Speaker (.012) City (.011) Smart (.008)

7 Seoul (.011) Election (.006) Home (.012) Industry (.011) Era (.007)

8 Research (.009) Experience (.006) Offer (.012) Digital new deal (.009) Industry (.007)

9 Center (.009) Support (.006) Support (.011) Company (.008) language (.007)

10 Professor (.008) Course (.006) Center (.011) Market (.008) Korea (.007)

로	포함된	단어들은	총	26개였으며,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의	상위순위의	단어는	‘교육(Education)’, ‘의료로봇(Medical	ro-
bot)’, ‘4차	산업(Fourth	industrial)’으로	그	순위가	같았다.	연결	

중심성에만	포함된	단어는	‘미래(Future)’, ‘가정(Home)’, ‘개발
(Development)’, ‘분야(Department)’였으며,	매개	중심성에만	포
함된	단어는	‘한국(Korea)’, ‘대표(Symbol)’, ‘세계(World)’, ‘교수
(Professor)’로	나타났다.	중심성이	높은	순으로	상위	30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4.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의 토픽 모델링

1) 토픽 수 설정

토픽	수	설정을	위해	Griffiths와	Steyvers	[19]와	Deveaud	등

[20]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두	지표가	최대화되는	최적값은	5로	

확인이	되어	토픽의	수를	4~6개로	다양하게	변경해가면서	토픽

의	주제와	구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5개의	토픽이	가장	적절
한	것으로	판정하였다[19,20].	최종	토픽의	수를	5개로	하여	LDA	

파라미터	α = 0.1, β = 0.01의	조합으로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2) 토픽 모델링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들에	잠재된	토픽	수

를	5개로	설정하여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5개	토픽의	주요	

키워드와	확률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기사	원문의	
제목과	내용을	확인하여	토픽명을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Figure 2A).

토픽	1은	전체	토픽의	16.0%의	비중을	차치하고	있었으며,	주
요	키워드는	병원(Hospital),	의료(Medical),	대학(University), 
환자(Patient),	헬스케어(Health	care),	연구(Research)	등으로	

대학과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헬

스케어를	위한	연구에	관련된	기사들이	반영되었다.	대학병원의	

인공지능	안내로봇	개발,	미래형	병원	프로젝트,	교육기관의	의
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연구와	개발에	대한	언론보도	기사들이었다.	이에	

토픽	1을	‘보건의료분야의	인공지능	간호	연구개발(Artificial	in-

telligence nursing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로	명명하였다.

토픽	2는	전체	토픽의	14.4%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교육(Edu-

cation),	코로나(Coronavirus-19),	아동(Child),	학생(Student), 
미래(Future),	감염(Infection),	지원(Support)	등이	주요	키워드
로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교육	지원에	관련된	기사들이	반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된	기사들을	보면	학생들의	치아건강

교육을	위한	교육용	로봇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아동	건강에	긍

정적인	도움이	되었고,	특히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돌봄	아동의	교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

능	융합	교육을	활용하고,	학습	결손	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의	개인별	맞춤형	스마트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비대면,	원격	수업	상황에서	취약계층
의	학생을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한	멘토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였

다.	이에	토픽	2를	‘아동ㆍ청소년	돌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

(Educ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hildren and youth 

care)’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3은	전체	토픽의	2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
요	키워드는	노인(Older	adults),	텔레콤(Telecom),	치매(De-
mentia),	독거노인(Older	adults	living	alone),	의료로봇(Medical	
robot),	스피커(Speaker)	등이었다.	이러한	키워드가	반영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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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보도	기사는	노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간호로봇,	보조로봇, 
실버도우미	로봇에	대한	기사들이었고,	이러한	간호로봇들이	독
거노인과	치매노인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며,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은	각종	텔레콤	기기들을	이용하여	고령화	시대에	홀로	지내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응급상황	대처에	도움을	주는	기술

이	상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토픽	3을	‘노인	돌봄

을	위한	간호로봇(Nursing	robot	for	older	adults	care)’으로	명

명하였다.

토픽	4는	전체	토픽의	23.8%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요	키
워드는	4차	산업(Fourth	 industrial),	경제(Economy),	정부
(Government),	도시(City),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	등으
로	나타났다.	토픽	4는	인공지능이	이끄는	4차	산업에	대한	정부

의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기사로,	각	지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

한	건강관련	사업에	대한	언론보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지역사회

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

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성남시의	바이오헬스	산업과	인공지능의	
융합,	고흥군의	로봇	기반	고령	어르신	생활밀착	케어서비스,	부
산광역시의	스마트	케어	서비스	실증사업과	광주광역시의	인공

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등의	사업이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국가기관의	‘디지털	뉴딜’	발표를	통해	미래	산업으

로	인공지능	활용은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었다.	이에	토픽	4를	

‘지역사회	돌봄	정책과	인공지능(Community	care	policy	and	

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5는	전체	토픽의	2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
요	키워드는	의료로봇(Medical	robot),	인간(Human),	4차	산업
(Fourth industrial),	가정(Home),	스마트(Smart)	등으로	나타났

Topic 1
Artificial intelligence nursing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Topic 2
Educ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hildren and youth care
Topic 3
Nursing robot for older adults care
Topic 4
Community care polic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opic 5
Smart care technology in an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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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ults of topic modeling. (A) Number and proportion of media reports by topic. (B) Topic network of main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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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고령화	시대의	4차	산업에서	가정용	의료로봇과	스마
트	로봇을	반영한	토픽으로	보인다.	가정에서	의료로봇으로부터	

받는	건강관리,	가정용	로봇의	스마트	케어	서비스와	같은	가정
용	로봇	산업에	대한	언론보도	기사들이	있었다.	이에	토픽	5는	

‘고령화	시대의	스마트	케어	기술(Smart	care	technology	in	an	

aging society)’로	명명하였다.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5개의	

토픽에서	주요	키워드	간	네트워크	그림은	Figure	2B와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에서	보도된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

도	기사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델링을	통해	인공지

능	기술	분야와	간호의	접목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간호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

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국내	54개	언론사에
서	보도된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들의	주요	키

워드	및	이들의	네트워크	연결구조와	특성이	확인되었다.	검색된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	총	3,267건	중	제외기
준에	부합되는	271건의	기사를	제외한	최종	2,996건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기사는	매년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전에는	연간	평균	3건	정도의	언론보

도만	있어	그	비중이	크지	않았고,	2015년에	44건의	언론보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6년	3월	전	세계의	이
목이	집중되었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

한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는	

알파고의	등장으로	약	3.02배	증가하였으며,	이후	매년	1.4~1.6

배가	증가해	언론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가장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우리	생활에서	인공지능은	

더욱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21].	코로

나19	발생	이후	보도된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

들은	‘스마트	방문간호	서비스’, ‘비대면	간호서비스’, ‘인공지능	병
실	안내	스피커’	등에	관련된	기사들로	코로나19의	등장에	따라	

비대면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간호서비스

들이	등장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기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의	요구가	높아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존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전환하여	안전

하고	실증화된	새로운	시스템	구현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22].	이처럼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므로	인공지능	기술과	관심분야의	활용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들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를	확인하기	위하여	TF와	TF-IDF를	분석하

여	상위	30개의	키워드를	확인하였는데,	출현	빈도가	높고	출현
된	기사의	수도	높은	키워드는	독거노인,	치매,	텔레콤	등의	키워
드로	나타났다.	이것은	독거노인과	치매대상자들에게	인공지능

을	활용한	텔레콤	기업의	기기를	제공한	언론보도	기사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국내	텔레콤	기업들의	인공지능	스피커의	효과

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인공지능	스피커는	대화를	통해	편리하

게	작동이	가능하고	화면을	보거나	터치하는	어려움을	해결해주

어	고령자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보였고,	인공지능	스피커는	단순
한	기기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대상으로	인식되어	독거노인

들에게	인공지능	스피커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었다[23].	뿐

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돌봄	업무	자동화,	질병	관리,	낙
상	예방,	자택	요양	지원,	고독감	해소	등	고령자	돌봄	수요에	대
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지훈
련은	접근성과	지속성을	향상	시켜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꾸준

히	두뇌훈련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그	활용이	확

대되고	있는	실정이다[24].	이처럼	독거노인과	치매	대상자와	같

이	사회적	약자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도움을	주는	것은	기

술	개발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임이	분명하다.	다만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전통적인	인지훈련은	대면	접촉과	집단	교

육을	강조하고	있으며[25],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인지훈련
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구체적

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의	구축과	분석을	통해	네트워

크를	이루고	있는	각	키워드의	구조와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

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의	분석은	키워드의	출현	빈도뿐만	아니

라	키워드	간의	연결성과	관계를	분석하여	중요도가	높은	키워

드를	판별하는데	도움이	된다[17].	생성된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연결	중심
성과	매개	중심성에	의한	키워드	순위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

다.	이는	워드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가	매

개	중심성도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여러	키워드들과	연결된	키
워드가	키워드	간의	매개	역할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

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의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분석에서	모두	상위로	나타난	키워드

를	통해	인공지능과	간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워드는	‘교

육’, ‘의료로봇’, ‘4차	산업’이며,	이들	키워드는	인공지능과	간호를	
다른	키워드로	연결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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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확인하였다.	매개	중심성은	낮지만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

워드들은	하위	집단에서	그	집단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일반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16].	따라서	인공

지능과	간호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내에서	‘미래’, ‘가정’, ‘개
발’, ‘분야’	키워드는	매개	중심성은	낮고,	연결	중심성에서만	상
위에	나타난	키워드이며,	이들은	직접적으로	다른	키워드들과	연
결	관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대표’, ‘세계’, ‘교
수’	키워드는	연결	중심성은	낮고,	매개	중심성에서만	상위에	나
타난	키워드로	이들은	서로	다른	키워드들을	연결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간호에서	교

육과	의료로봇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호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보면	인공

지능	기술로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외부자료를	감지,	처리하여	
대상자	맞춤형	교육과	제안을	제공하는	중재	연구가	최근	활발

히	진행되고	있으며,	신체활동,	복약지도,	자가관리,	식이,	금연	
등의	중재에서	효과를	검증하였다[10].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의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학

교	상담	챗봇은	기존의	대면	방식의	상담이	가진	시공간의	제약, 
고가의	비용	등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	불안,	적응문제,	스트레스	등의	심리정서	문제에	
대한	상담을	익숙한	형태로	제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26].	또

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간호로봇들은	삶의	질	향상

[27,28]에	효과를	보였으며,	노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29,30].	뿐만	아니라,	간호로봇의	활용은	우울과	불안의	감소
[31,32],	의사소통	향상[32,33]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간호에서	교육과	간호로봇이	중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추후	더욱	활발한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	기술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들의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주요	토픽을	분류하고	각	토픽의	의미	구조

를	파악하였다.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를	토픽	

모델링한	결과	‘보건의료분야의	인공지능	간호	연구개발’, ‘아동·
청소년	돌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 ‘노인	돌봄을	위한	간
호로봇’, ‘지역사회	돌봄	정책과	인공지능’, ‘고령화	시대의	스마트	
케어	기술’의	5개	주제가	도출되었다.

전체	토픽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토픽은	‘노인	돌봄을	

위한	간호로봇’으로	전체	토픽에서	24.0%를	차지하였다.	토픽에	

반영된	기사들은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간호로봇,	보조로봇,	실버도우미	로봇에	대한	언론보도	기사들과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은	각종	텔레콤	기기들을	이용하여	홀로	지

내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응급상황	대처에	도움을	주는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기사들이었다.	노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간호로봇들을	보면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생체정보와	신

체활동	상태의	모니터링,	신체의	상태변화에	대한	알람	기능과	
응급처치가	가능하여	노인의	삶의	질과	안정감	향상에	도움을	

주며[27],	가사일에	도움을	주는	로봇	HERB	(home	exploring	
robotic	butler)와	M-Hubo	(wheeled	humanoid)	[28],	노인의	
일상생활동작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도와주는	Care-O-Bot	

[29],	양치질,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젖은	머리를	말리기	등의	일
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로봇[30]	등이	개발되어	노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있는	로봇	프로그램을	적용한	경우에,	노인
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었고	우울과	불안의	감소에	도움이	

되었으며[31],	애완용으로	개발된	AIBO	(a	dog-like	robot), 
PARO	(a	fluffy	seal	robot)	등의	애완용	로봇은	노인의	우울감

과	외로움,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고	기분	향상에	효과가	있
으며,	사회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었다[32,33].	이처럼	일상

생활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혹은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처

럼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서	발생되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간호로봇

을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역사회	돌봄	정책과	인공지능’	토픽은	전체	토픽	중	23.8%

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4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기사들이	반영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

고	이에	따라	각	분야별	전략과	실행과제를	제시하여	인공지능	

강국으로	발돋움	하고자	하였으며[34],	2022년	정부에서는	인공
지능과	첨단로봇	제조를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지정하였다

[35].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간호	및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시의	고령자	맞춤	스마트	케

어	실증사업은	재가	고령자의	주거환경에	인공지능	스피커와	레

이더	센서,	문	열림	센서	등	‘스마트	케어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이용자에게는	스마트	밴드를	제공하여	생체신호와	활동량을	기

반으로	인지,	정서	및	건강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

한	독거노인들에게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건

강측정	및	관리,	인지,	정서적	돌봄과	응급상황	모니터링으로	독
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긴급구조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운영하여	

효과를	검증	중에	있다[36].	또한	고흥군의	로봇기반	고령어르신	

생활밀착케어서비스는	읍면	지역의	노인취약계층을	선정하여	돌

봄	로봇	인형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으로	정서	안정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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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지역의	생활	정보	안내를	제공하며,	일상의	불편사항을	실
시간으로	수집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하며,	원격	교육을	제공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7].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돌봄과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효과

를	보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후	지역사회에서	운영된	
사업들의	효과를	비교	검증하여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	토픽은	‘고령화	시대의	스마트	

케어	기술’로	전체	토픽	중에서	21.9%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이	

토픽은	고령화	시대의	4차	산업에서	가정용	의료로봇과	스마트	

로봇의	언론보도	기사들이	반영되었으며,	기업의	가정용	의료로
봇	개발	기술과	전망에	대한	기사들이	있었다.	2022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17.6%인	약	906만	명으로[38],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령자	가구	3가구	
중	1가구는	고령자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9].	노인인

구의	증가,	특히	독거노인의	증가는	안전과	관련된	간호	요구	및	
일상생활	활동보조	등의	간호	요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4차	산업
혁명의	기술발전으로	스마트	케어	기술을	이용하여	노인인구의	

간호	및	돌봄	요구를	충족시키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의	인공지능	간호	연구개발’	토픽은	전체	토픽	중	

16.0%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학과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헬스케어를	위한	연구에	관한	언론

보도	기사들이	반영되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헬스케어에	대한	

연구는	의료	로봇의	개발,	질병의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
에	인공지능의	도입은	보건의료의	시설과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

를	가져와	이용자들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가	되고	있다[40].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간호업무에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약물	재고	관리를	하여	필수	약물의	재고	유지

와	유효기간	관리	등을	함으로써	투약오류가	감소와	투약	안정성

의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었다[41].	또한	장기요양시설에서	적외선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로봇을	활용하여	나이트	간호	업무	부담과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되었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42].	이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간호업무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환자안전

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간호업무의	부담을	감
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간호기록,	물품관리	
등	간접간호	부분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은	간호사의	육체적	업무	

부담의	감소와	직접	간호	시간의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인공지능	융합	인재양성과	

같은	국가적인	사업을	활용하여	간호학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전

문가	양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	돌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	토픽은	전체	토

픽	중	14.4%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코로나19의	발생	이후에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지원에	관련된	기사들이	반영되었다.	코로

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심

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43,44],	이들	중	취약계층의	아동과	청소년은	더욱	부정적인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신	업체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업체의	협업으로	인공

지능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센터	돌봄	아동에게	

활용한	사례를	볼	수	있다[46].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의	개
인별	맞춤형	스마트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정서	멘토링

으로	학습결손을	보완한	사례도	있다[47].	아동·청소년	시기의	

교육격차는	쉽게	간극을	줄이기	어렵고,	상위	학년에	올라갈수
록	누적이	되는	특성이	있다[48].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

기의	교육환경의	변화,	교육	아동·청소년기의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45].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교육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교

육권을	보호하며	심리정서의	안정을	위해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을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디지

털	격차로	인한	원격	수업	접근성	차이	등을	고려한	대책마련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언론보도	기사를	이용하여	인공지능과	

간호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비교하여	국외의	인공지능

과	간호에	대한	동향을	살펴본	결과,	언론보도	기사와	같은	빅데
이터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중재	연구들로는	소프트웨
어를	이용한	환자와	디지털	의사소통,	위험한	환자를	조기에	식
별하는	예측	알고리즘,	간호	로봇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술의	
혁신을	제안하고	있었다[49].	인공지능을	활용한	간호	중재에	대

한	연구는	대부분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일반화가	힘

든	문제가	있지만,	간호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다른	분야
에	비해	조심스럽고	신중하며,	간호의	가치를	확실하게	검증할	
것을	강조하였다[49].	그리고	40여	년	동안	출판된	건강과	의학	

분야의	인공지능에	관한	27,451편의	논문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
석하여	동향을	살펴본	연구[50]에서	연구	참여의	상위권	국가는	

미국,	중국,	이탈리아,	독일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와	관련된	
연구는	간호사	역할의	로봇에	대한	연구로	국한되어	있었고	그	

비중	또한	작았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간호연

구는	비중이	크지	않았는데	이는	간호	업무의	대부분이	예측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동적

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의	기술을	간호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데이터의	축적과	간호	중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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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로토콜과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들을	키워

드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여	간호	분야에서	인

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현	시점에서	대

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에	보도된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

련된	주요	이슈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한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앞으로	간호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방안과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고	관련	연구의	수행	

및	개발	활동을	통해	간호	지식체의	확장과	간호의	전문성	향상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54개	

언론사에서	보도된	기사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그	외	다른	

매체	등에	보도된	기사들은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양적	
분석	중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	마이닝	방법의	사용으

로	분석에	포함된	기사들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분석이	이루어

지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의	인공지능과	간호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를	

키워드	네트워크	및	토픽	모델링	분석을	이용하여	인공지능과	간

호에	관련된	대중의	관심과	의견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간호와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을	위한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언론보

도	기사의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간호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	필수불가결한	기술이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독거노인	문제,	치매노인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인공
지능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공지

능	기술의	활용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돌보는	데	유용한	방법

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토픽들을	바탕으로	향후	독거노인,	치매노
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간호	및	돌봄의	다양한	기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

용하는	연구의	축적을	기대하며,	간호학문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간호	교육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간호의	기술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간호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

문	교육을	시행하여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	이론에	대해서는	간호	지식체의	발전을	위하여	이론적	기틀

을	기반으로	분석,	활용,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
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돌봄의	개념을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까지	포함하여	범위를	넓혀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간호이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	실무에서는	노인과	소외계층

의	돌봄에	인공지능의	활용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

증하는	과정을	통해	적용대상과	적용방법을	구체화하고	문제점

을	개선하여	인공지능	간호의	정량적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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