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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평균수명 증가와 함께 노인인구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최근 맞춤형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인공지능을 접목한 돌봄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관련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동향을 탐
색하고 분석하여 추후, 노인 돌봄에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내 학술연구정보 등재지에 수록된 논문 중 ‘노인’, ‘인공지능’을 
주제어로 검색된 논문을 연구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주제에 적합한 학술논문 43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주제어에 대한 빈도분석을 수행하였고, 주요 핵심분석으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연결중심성 지수 산출,
커뮤니티 응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노인 관련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핵심주제어로 ‘돌봄서비스’, ‘디지털’, ‘인공
지능스피커’, ‘로봇’ 이 도출되었다. 개념적 관계성이 높은 주제어끼리 집단화한 결과 3개의 응집구조(디지털 교육과 관
련된 연구, 디지털 노인복지 관련 연구, 로봇과 인공지능스피커 관련 돌봄서비스 연구)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노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중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노인돌봄서비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ncreasing life expectancy has increased interest i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population.
The need for customized care has recently been emphasized, and the number of care services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xplore and analyze research
trends in age-relate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o present implications of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care of the elderly. Text network analysis was used to search the domestic academic literature for
the keywords 'elderl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orty-three academic papers were selected for final
analysis. Main cor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network text analysis, connection centrality index 
calculations, and community cohesion analysis. The study shows the keywords for research on artificial
intelligence related to the elderly were 'care service', 'digital',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 and 
'robot'. Three cohesive structures, namely, research related to digital education, research related to 
digital elderly welfare, and research on care services related to robo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s
were identified by grouping subjects with high conceptual relationship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tervention studies related to digital education and various studies related to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elderly care services will be need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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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1]. 현재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9%, 
2067년은 46.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이
에 비해 출산율은 저조하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 함께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 및 독거노인 증가, 노인
들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노인 돌봄서
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 노인
의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맞춤형 돌봄에 대한 필요성
이 강조되면서 인공지능을 접목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
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를 통해 몇 년간 
고령층의  대면 돌봄이 어려워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
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돌봄 로봇 
등이 개발되어 돌봄에 활용되었다[3]. 

인공지능이란 학자들 간의 정의가 다양하게 논의 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간의 뇌와 똑같은 지능을 가진 컴
퓨터 또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요소기술을 
말하며,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공
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인공적인 장치들이 가지는 지능’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 

국내에서 출시된 ‘보미’ 로봇은 인지훈련 케어서비스 
제공 및 응급상황 알림서비스와 약복용 알림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하며, 스마트 토이봇 ‘효돌’ 은 고령자의 손주
를 연상시키는 외관과 목소리로 친근감을 제공하면서 노
인들의 복약과 식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보
호자에게 알려주는 역할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돌봄 로
봇의 활용은 노인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었
으며,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보였다[5]. 국외에서
는 치매 예방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사람의 표정
과 목소리 톤을 분석해서 상황에 맞게 대화하고 게임 등
을 통해 두뇌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로봇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얼굴인식 기술을 연구하여 얼굴 이미지에서 
연령, 인종, 감정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노인 대상자의 
감정에 적절히 응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로봇도 개발되
었다. 이뿐 아니라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으로 만성질환
자가 스스로 집에서 약물복용,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헬스케어를 위한 로봇 등이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로봇 이외에도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24시간 고령자를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서비스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을 예측하
고 노인들의 수요에 맞춤을 통해 돌봄 업무에 대한 부담
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노인들의 신체, 정
서적인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6]. 

이와 같이 향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
공은 고령자와 돌봄자의 유용성과 편의성을 위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현재까지 진행된 노인 관련 인공
지능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추후, 노인의 돌봄서비스
의 방향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 관련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국내 동
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노인 관련 인공지능 연구의 핵심 주제어는 무엇
인지, 둘째, 노인 관련 인공지능 연구 관련 핵심 주제어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노인 관련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Netminer 4.5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4U
에서 논문제목과 초록에 ‘노인’, ‘인공지능’을 주제어로 
검색하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57편을 추출하였다. 이 중 
논문제목과 초록에서 함께 검색된 중복논문 6편을 제외
하고, 노인관련 인공지능 연구주제에 적합하지 않은 8편
(연구대상자 부적합, 인공지능이 포함되지 않은 연구)을 
제외하고 총 43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추출한 최종논문은 Netminer 4.5 프로그램을 
통해서 논문번호, 제목, 저자, 학술지명, 발행연도, 주제
어로 정리하였다. 

2.2 데이터 코딩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어는 일반

적으로 2개에서 9개 사이었으며, 주로 연구의 핵심변수, 
연구대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분석을 위해 최
종 선정된 논문별 주제어를 엑셀에 코딩하였다. 코딩 후 
연구분석 대상 논문의 주제어는 총 87개이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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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에서는 코딩 후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있는 주제어를 최대한 수정하지 않고 사
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제어 통합에 있어서 주제어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다르게 표현된 주제어(예를 들면 고
령, 고령자, 노년층,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통합함)들에 
대해 연구팀 3인이 함께 논의 하여 주제어를 하나로 통
합하였고, 영문을 한글로 변환하였으며,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주제어 정제과정을 진행하였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분석을 위해 주제어 정제 과정을 마친 코딩자

료의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서 현재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주제어가 많이 출현하였는지 확인
하였다. 이후 핵심 분석방법으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주제어 간의 관
계를 링크로 시각화하여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분석의 주제어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시각화하는 네트워크 지도를 표현함으로써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어 간의 관계망과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관련 인공지능에 대한 ‘핵
심주제’ 를 알 수 있는 ‘연결 중심성 지수(degree centrality 
index)’를 산출하고자 중심구조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외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주제어의 구조적 분석을 위
해 ‘커뮤니티 응집분석(community cohesion)’을 수행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노인 관련 인공지능 연구의 핵심 주제어
3.1.1 빈도분석 결과
노인 관련 인공지능 관련 학술논문 43편에 제시된 주

제어는 총 87개 이며, 그 중 빈도수가 2개 이상인 주제어
는 총 28개이었다. 주제어에 대한 출현 빈도와 전체 학술
논문 대비 빈도수 비율은 <Table 1>과 같다. 분석된 빈
도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나타난 연구주제어는 ‘돌봄
서비스’ 이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 중 약 25.6%
는 돌봄서비스 관련 연구가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인공지능 스피커’ 9회(23.0%), ‘로봇’ 6회(15.3%), 
‘고령화사회’, ‘사용의도’, ‘디지털’, ‘독거노인’, ‘노인복
지’ 5회(12.8%), ‘4차 산업혁명’ 4회(10.2%)의 빈도를 

보였고 이 외에도 ‘평생교육’, ‘스마트홈’ 등 3회(7.6%), 
‘챗봇’, ‘키오스크’,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교육’ 등 
2회(5.5%)를 보였다. 

No Keyword n(%)
1 Care Services 10 (25.6)

2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 9 (23.0)
3 Robot 6 (15.3)

4
Aging Society, Intention of Use, Digital, Elderly 

Living Alone, 
Welfare for the Elderly

5 (12.8)

5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 (10.2)

6
Lifelong Education, Smart Home, Machine 

Learning, Scattering, 
Internet of Things

3 (7.6)

7

Chatbot, City, Kiosk, Anthropomorphism,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nformation 

Gap, 
Digital Literacy, Digital Education, Digital 
Inclusion, Voice Recognition, Metaverse, 

Super-Aged Society, Usability

2 (5.5)

Table 1. Frequency of age-related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subjects (2 or more)

3.1.2 연결 중심성 분석
본 연구 관련 주제어 연결 중심성 지수 분석결과 

<Table 2>와 같다. ‘돌봄서비스’, ‘인공지능 스피커’, ‘로
봇’ 이 빈도분석 결과와 같이 핵심연구 주제어로 분석되
었다. 이 외에 빈도분석과 차이를 보인 주제어는 ‘디지
털’ 이었다. 본 분석 결과를 통해서 노인 관련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 위의 네 가지 주제어가 다양한 연구와 함께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No Keyword Centrality of 
connection

1 Care Services 0.423

2 Digital 0.346

3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 Robot 0.308

4 Elderly Welfare 0.269

5 Smart Ag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0.231

6
Lifelong Education, Intent to Use, 

Anthropomorphism, 
Digital Education

0.192

7
Chatbots, Aging Society, 

Smart Home, Information Gap, 
Digital Literacy

0.154

Table 2. Age-related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Connection Centrality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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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of connection centrality for geriatric AI 
research subjects  

이러한 개념들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연결중심성 지
도 분석은 <Fig. 1>과 같다. 본 지도에서 큰 노드(주제어)
로 표현된 것은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상
대적으로 작은 노드들은 연결 중심성이 낮은 것으로 해
석된다. 또한 지도 속에 노드들의 간격은 주제어 간의 동
시 출현 빈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인 관련 
인공지능 연구는 ‘돌봄서비스’, ‘디지털’, ‘인공지능스피
커’, ‘로봇’ 이 연구의 매개역할을 하며 다양하게 수행되
었음을 알 수 있다. 

3.2 노인 관련 인공지능 주제어 간 관계성
커뮤니티 응집분석은 modularity 값을 근거로 응집

성이 높은 주제어를 집단화하는 것으로 <Fig. 2>와 같다. 
본 연구분석 결과 modularity 값은 0.382이었다. 
modularity 값은 –1~1 값의 범위를 갖으며, 값이 높아
질수록 집단 내의 밀접도가 높고, 집단 간의 밀접도는 낮
음을 의미한다. 이에 일반적으로 양수(+)값이면 적당한 
모듈화라고 판단한다. 이에 본 연구의 modularity 값을 
통해서 적절히 그룹화가 이뤄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커뮤니티 응집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크게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집단 1은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연구’ 가 이루어졌으며, 집단 2는 ‘디지털 노인복지 관련 
연구’, 집단 3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스피커 관련 돌봄서
비스 연구’ 로 구분되었다. 

Fig. 2. Cohesive map analysis of the main them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related to the 
elderly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노인 
관련 인공지능 연구의 핵심 주제어 파악 및 핵심 주제어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관련 인공지능 연구 동향에 대해 논의 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 관련 인공지능 연구의 핵심 주제어
를 빈도 수 순으로 살펴본 결과, ‘돌봄서비스’, ‘인공지능
스피커’, ‘로봇’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
펴보면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인공지능과 ICT를 활용
한 사례연구가 다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의 돌봄서비스와 연관된 연구로 국가돌
봄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주거, 보건의료, 
돌봄, 일상생활 지원으로 구분되었다.

노인 맞춤형 돌봄 중 보건의료 사업을 살펴보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를 활용하여 온라인 운동지도를 통해서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가 
있었다. 이 외에 인공지능(AI) 복지사가 시나리오에 따라
서 대상자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체
크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돌봄 욕구나 허약 정도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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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돌봄서비스 지원도 있었다[7]. 비대면 건강관리
로는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IoT(Internet of 
Things)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분류하
고 블루투스 디바이스 및 전용 앱을 통해서 약물복용, 매
일 걷기, 물 마시기, 건강 운동 등의 관리를 수행하고 있
었다[8]. 이와 같이 AI를 통해서 신체적인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관리도 이루어졌다. 정서적 돌봄에 있
어서는 로봇(토이봇)이 대상자의 음성메세지를 인식하고 
교감을 통한 말벗의 역할을 해주었으며, 이 외에도 복약 
및 체조 시간과 같은 알람기능을 수행해 주었다. 김선화
[5]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국형 
소셜로봇(효돌)을 통해서 일상생활 지원 및 정서적 지지, 
인지 기능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 결과 우울 증상이 
감소하였고, 삶의 질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초고령사
회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AI와 로봇의 활용이 노인
의 신체 및 정서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 관련 인공지능 연구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연결중심성이 높은 순으로 ‘돌봄서비스’, ‘디지털’, 
‘인공지능스피커’, ‘로봇’ 순이었다. 본 결과는 핵심 주제
어 빈도 수 분석에서 ‘돌봄서비스’ 와 ‘인공지능스피커’, 
‘로봇’ 이 핵심주제어 빈도 수가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였
다. 하지만 핵심 주제어에서는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낮
았던 ‘디지털’ 이 연결중심성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정책
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언택트 방식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노년층에 있어서도 디지털 기기
에 대한 사용과 활용이 생활화되고 있고[9,10], 디지털 
적응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60-70세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결과 디지털 적응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 수록 디지털 일
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디지털 의사소통 
기술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노인의 디지털 활용은 노인들의 우울 정도를 
낮추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1]. 

하지만 2021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은 정보 취약성이 가장 높은 그룹으로 디지털 접
근 및 역량, 디지털 활용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12]. 이러한 정보격차는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노년층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제약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세대 간의 소통 
또한 감소할 것이다[13,14]. 노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감각기능과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적응에 대한 속도
가 감소하게 되지만, 앞으로 노인들은 일상생활의 편의
성 및 정보획득,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디지털 활용
에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 소비자의 디지털 서비스 활용 유형을 조사
한 결과 디지털 서비스 활용을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열
성적 활용형’ 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 유
지 및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 활용하는 ‘관계중심 활용
형’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하지만 아직 적극적으
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지 않는 노인들의 경우 PC 이용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 디지털 
기기의 이용 능력에서 무선인터넷을 연결하거나, 다른 
대상자에게 파일을 전송 및 이동하는 것 등에 대한 실행
을 거의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노인의 디지털 접근성 및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
후, 디지털 활용에 대한 필요성 및 관련 활용 교육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론 교육 뿐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실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체험교육 또한 함께 진행되어야 노인들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 
관련 인공지능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서 추후, 노인들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
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겠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노인 
관련 인공지능 연구의 핵심 주제어 파악 및 핵심 주제어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노인 관련 인공지능 연
구의 핵심 주제어는 ‘돌봄서비스’, ‘인공지능스피커’, ‘로
봇’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는 ‘돌봄
서비스’, ‘디지털’, ‘인공지능스피커’, ‘로봇’ 순으로 나타
났다. 노인 관련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노인의 돌봄서비
스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로 서비스 제공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돌봄서비스를 
위해서 인공지능스피커와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관련 접근성과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노인들의 인공지능 활
용을 통한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관련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에 향후, 노인들을 위
한 디지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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