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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원격의료(Telemedicine)는 환자와 의료 전문가 간의 공간

적,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 원거리에

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1]. 최근 원격

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원격의료의 사회적 수

용성, 적용 가능성, 한계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원격의료는 특히 의료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의료에의 접근성 완화,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 의료 이용의 불편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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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여 의료 형평성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

받았으나[2] 기술적 제약, 제도적 한계, 사용자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었다[3].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n-

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전과 

2019년 12월에 발생한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의료

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게 되었다[4].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 자

원 접근이 제한되는 경험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의 효

용성이 재조명되었으며, 원격의료는 이제 단순한 대안적 진료 

방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4].

간호 분야에서 원격의료의 도입은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델

을 제시하며,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관리, 교육, 재활, 예방 활동

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5]. 원격 간호는 만성질환 

관리와 환자 모니터링에 있어 환자들에게 지속적이고 세심한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향

상시키는 방법이다[6]. 또한, 원격의료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넓혀 다양한 지역과 환경에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

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7].

현재 간호 분야에서 원격의료의 발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

어가고 있지만, 간호사의 역할과 실제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원격의료가 간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준비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혼

란을 느끼며, 간호의 질과 원격의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

고 있다[8].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에 대한 교육

과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 개발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9]. 이에 따라 국내의 원격의료 관련 기

사들을 바탕으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과 주요 쟁점

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간호 분야에서 원격의료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필수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언론보도 기사는 소셜 미디어의 대표적 예로, 기술적, 사회

적, 윤리적 쟁점을 반영하여 대중의 인식과 의견 형성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10]. 특히, 언론은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변

화와 쟁점을 전달하는 동시에 사회적 수용성을 형성하는 데 기

여하므로, 언론 기사를 분석하는 것은 원격의료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식을 파악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10]. 최근 

언론보도 기사와 같은 비정형화된 텍스트의 분석법으로 키워

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에서 주제별 핵심 단어

와 그 연관성을 시각화하여 자료 해석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법

으로, 특히 대량의 기사 데이터를 빠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1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 내 키워

드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중요한 주제와 연관성 높은 이슈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원격의료 분야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 동향과 쟁점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다[11]. 이를 통해 다

양한 기사에서 다루어지는 원격의료의 핵심 쟁점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의료 분야에서 원격의료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

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원격의료 관련 언론보도 기사를 대상

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원격의료의 현재 위치

와 역할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원격의료의 발전 방향

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원격의료에 관한 국내의 언론보도 기사를 분석함

으로써, 원격의료에 관한 다양한 이슈가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

되었는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

해 향후 원격 기술을 활용한 의료가 나아가는데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원격의료에 관한 언론보도 기사의 연도별 추이를 파악한다.

 원격의료에 관한 언론보도 기사의 상위 키워드를 추출하

여 탐색한다. 

 원격의료에 관한 언론보도 기사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추출하여 키워드 네트워크를 도출하고, 네트워크의 구조

와 특성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원격의료에 관

련된 언론보도 기사의 상위 키워드를 탐색 및 연관관계 파악을 

위해 수행된 탐색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원격의료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이다. 본 연구

의 자료수집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 사이트(http://www. 

bigkinds.or.kr)를 이용하였다.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방송

사(KBS, MBC, OBS, SBS, YTN)에서 보도된 모든 기사를 대상

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언론보도 기사의 보도 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고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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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즈에서 검색이 가능한 199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20일까지 보도된 모든 기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검색 키워드는 원격의료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의 수집

을 위해 ‘원격+의료’, ‘원격+돌봄’, 그리고 ‘원격+간호’로 설정

하였다. 1차로 수집된 원격의료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 중 제

외기준에 부합하는 기사들은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제외기준

은 다음과 같다. 1) 기사내용이 없이 제목과 사진만으로 구성된 

포토기사, 2) 동일 매체에서 동일한 기자가 중복 보도한 기사, 

3) 원격의료와 관련이 없는 기사, 4) 의학적 진단 및 수술 행위

에 관한 기사들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제외된 기사들을 삭제

하고 나머지 기사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원격의료에 관련된 국내 주요 방송사의 보도 기사

를 모두 검색하여 데이터 전처리 정제를 실시하고, 상위 키워드 

추출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검색된 기사는 

MS Office 엑셀 파일로 저장하여 NetMiner 4.4 프로그램

(Cyram Inc, Seongnam, Kore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

석하였다.

1) 데이터 전처리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의 객관성을 확보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첫때, 연구의 대상 기간을 

1991년부터 2024년까지로 설정하고, 국내 5개 주요 방송사의 

언론보도 기사 데이터를 선정하여 수집하였다. 둘째,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는 중복된 기사를 자동화된 방법으로 통합하였

다. 셋째, 모든 데이터 전처리 절차는 명확히 문서화하여 재현 

가능성을 높였으며, 연구자는 전처리 과정에서의 주관적 개입

을 최소화하였다[12]. 

자료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언론보도 기사들은 개별인식번

호, 언론사, 보도일자, 제목, 본문의 순서로 구성하여 MS Office 

엑셀 파일로 저장하였다. 그 후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NetMiner 4.4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자연어 처리 과정을 거쳐 

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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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au-

rus), 제외어(exception list) 및 지정어(defined words) 사전들

을 적용하여 분석에 사용될 의미형태소를 추출하였다[13,14].

본 연구에서 유의어 사전, 제외어 사전, 지정어 사전의 설정

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유의어 사전은 비슷하거나 동일한 의

미를 가지고 있지만 표기가 다른 단어를 분류하여 이들 단어들

을 모아 하나의 대표어로 지정하는 사전이다. 또한 동일어의 다

양한 띄어쓰기도 일관성 있게 통일하여 유의어 사전에 지정하

였다. 이를 통해 총 47개의 대표 유의어를 지정하였다. 예를 들

어 ‘원격의료’, ‘원격 의료’, ‘비대면 의료’는 ‘원격의료’로 지정

하였다. 제외어 사전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단어나 분석

에서 제외할 단어를 지정하는 사전으로[13], 본 연구에서는 언

론보도 기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속보’, ‘뉴스’, ‘당시’, ‘올해’, 
‘기자’, ‘결국’ 등의 단어를 제외어로 지정하였다. 지정어 사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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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

할 수 있게 설정하였다[14]. 본 연구에서는 ‘원격의료’, ‘헬스케

어’, ‘원격돌봄’ 등의 단어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지정어로 설정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 기사에서 의미를 가지지 않는 

한 글자 단어들인 ‘겨’, ‘때’, ‘개’, ‘일’ 등의 형태소는 NetMiner 

4.4 프로그램의 Query 기능을 통해 모두 삭제하고, 두 음절 이

상의 형태소만 분석에 포함하였다[13,15]. 이러한 데이터 전처

리 단계의 단어추출 및 정제를 위한 모든 과정은 연구자 3인이 

함께 모여서 실시하고, 검토 및 논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였

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단어의 의미를 검토하는 과정

을 통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조정하여 처리하였다.

2) 상위 키워드 추출

상위 키워드 추출을 위해 수집한 언론보도 기사에서 자주 등

장하는 단어의 빈도수(Term Frequency, TF)와 문서 내 중요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값을 구하였다. TF

는 특정한 단어가 여러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단어 빈도

수가 높은 것이 문서 내에 중요한 단어로 유의미하게 해석되기

는 어렵다. 그러나 TF의 단점을 보완한 TF-IDF는 TF와 빈도의 

역수(IDF)를 곱한 값으로 문서 내에서 키워드가 실제로 핵심

적인 의미를 갖는지 알아볼 수 있으며, 수치가 높은 단어일수

록 문서 내에서 중요한 키워드임을 의미한다[16]. 본 연구에서

는 상위 키워드 추출을 위해 데이터를 종합하여 단어가 등장한 

총 횟수를 분석하여 TF와 TF-IDF의 상위 30개 단어를 각각 추

출하였다.

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NetMiner 4.4 프로그램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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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언론보도 기사에서 추출한 키워드 리스트인 ‘문서-단

어’의 2-mode 네트워크를 ‘키워드-키워드’ 형태의 1-mode 네

트워크로 변환하여 주요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빈도를 링크로 

표현하는 워드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생성된 네트워

크의 수준의 분석, 노드 수준의 분석과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

였다.

네트워크 수준은 네크워크의 크기 및 네트워크의 밀도를 확

인하였다. 밀도는 네트워크 내 단어와 단어가 연결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결 정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16]. 노드 수준은 네트워크의 평균 연결 정도와 평균 연결 거리

를 확인하였다. 평균 연결 정도는 한 개의 단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되는 단

어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평균 연결거리는 단어들 사이의 가장 

짧은 연결경로인 연결거리들의 평균값을 의미한다[17]. 생성

된 워드 트워크의 중심성 분석을 위해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과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연결 중심성은 네트

워크의 노드들이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

는 것이다. 즉, 키워드에 직접 연결된 이웃 노드의 수를 자신을 

제외한 노드의 수로 나눈 값이 연결 중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결 중심성은 다른 키워드와 동시출현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이것은 키워드의 활동성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높은 

연결 중심성을 가진 키워드는 네트워크의 핵심이며 논의의 중

심이 되는 주제이므로 중요한 키워드로 평가된다. 근접 중심성

은 한 노드가 네트워크 내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

타내는 것으로,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소통을 위한 허브 역할

을 할 수 있다. 매개 중심성은 워드 네트워크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간주할 때 사용된다. 즉, 한 노드가 네

트워크 내에 있는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

는 것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네트워크에서 흐름을 

통제하는데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18].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1-mode 네트워크를 생

성하여 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네트워크는 두 단어가 일

정 기준 이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거나 동시에 출현하는 횟수

를 기준으로 연결되도록 설정하였다. 즉, 두 단어가 서로 근접

하여 단어와 단어 사이가 2어절 이내로 인접하거나, 동시출현 

횟수가 2회 이상으로 등장하는 경우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

성하였다. 생성된 워드 네트워크에 대해 네트워크의 크기와 밀

도를 확인하여 네트워크 전체의 특성을 분석하고, 각 단어가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노드 수준의 검증을 

위해 평균 연결 정도와 평균 연결 거리를 측정하였다. 또한, 연

결 중심성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

심 키워드를 확인하고, 매개 중심성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큰 키워드를 파악하였으며, 근접 중심성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키워드들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키워

드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 원격의료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의 연도별 동향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 동안 원격의료에 관한 언론보도 기

사를 검색한 결과 총 867건의 언론보도 기사가 검색되었다. 제

외기준에 따라 동일 매체에서 동일한 기자가 중복 보도한 기사 

151건, 원격의료와 관련이 없는 주제의 언론보도 기사 537건을 

제외하였다. 관련 없는 주제로 제외한 기사는 의료 분야에서 원

격 활용이 아닌 다른 분야의 원격 활용 관련 기사 284건, 돌봄, 

간호에 대한 기사가 아닌 의학적 진단, 수술 행위에 관련된 주

제의 기사 253건이 포함되었다. 언론보도 기사의 선정과정은 

Figure 1의 흐름도와 같으며, 최종적으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 179건을 분석 대상 기사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179건의 언론보도 기사의 보도 시기는 2000년 

5월 보도된 1건의 기사를 시작으로 거의 매년 보도 기사가 있

었으며 언론보도 기사 건수 동향은 Figure 2와 같다. 매년 1~7

건의 언론보도 기사가 있었으며, 2013년 19건, 2014년 36건, 

2015년 21건, 2016년 15건으로 보도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COVID-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 보도된 기사는 27건으

로 나타났다.

2. 원격의료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의 상위 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원격의료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의 상위 키

워드를 확인하기 위하여 TF와 TF-IDF를 이용한 출현 빈도를 

분석하였다. 원격의료에 관련된 179건의 언론보도 기사에서 

설정된 유의어 사전, 제외어 사전, 지정어 사전을 적용하여 추

출한 키워드는 1,680개였다. 추출된 키워드 중 1음절 단어를 제

외하였고, 출현빈도가 1회인 키워드와 TTF-IDF 비중이 0.1 이

하인 키워드를 제외하여 720개 키워드를 최종 분석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720개의 키워드에서 원격의료에 관한 언론보도 기

사의 키워드를 확인하기 위하여 TF와 TF-IDF를 이용한 출현 

빈도를 분석하였다. 출현 빈도가 상위 30위인 키워드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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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Table 1과 같다.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의료(Medical)’ 235회, ‘환
자(Patient)’ 144회, ‘병원(Hospital)’ 104회, ‘의사(Doctor)’ 
98회, ‘의사협회(Medical Association)’ 80회 순이었고, 이들 

키워드는 TF-IDF의 상위 키워드에서 확인되지 않아 출현한 문

서의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F-IDF가 높은 키워드는 ‘동
의(Permission)’ 26회, ‘복지(Welfare)’ 25회, ‘질적(Qualita-

tive)’ 24회, ‘의료진(Medical Personnel)’ 24회, ‘서비스(Ser-

vice)’ 24회이었으며,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아니지만 

TF-IDF 상위 키워드에 포함된 키워드는 질환(Disease) 13회, 

정책(Policy) 12회, 화상전화(Visiophone) 12회, 처방전(Pre-

scription) 12회, 진단(Diagnosis) 12회, 온라인(Online) 12회, 

실시간(Real-time) 12회, 도서산간 지역(Mountainous and 

Island Areas) 12회, 비대면(Untact) 12회로 나타났다.

Figure 1. News articles selection flow.

Figure 2. Trends in telemedicine news articles.



28 Global Health and Nursing

하주영·박효진·김민지

3. 원격의료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1)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

본 연구는 원격의료에 관한 언론보도 기사들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네트워크 기본 속성을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 키워드

로 선정한 720개의 키워드에서 동시출현 빈도가 2 이상이며 단

어 간 2회 이상의 링크로 구성된 1-mode 네트워크를 생성하였

으며, 그 결과 원격의료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들에서는 720

개의 노드와 4,283개의 링크로 구성된 워드 네트워크가 생성되

었고, 생성된 워드 네트워크의 밀도는 0.02였다. 평균 연결 정

도는 11.89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결 거리는 1.91로 확인되었

다. 이는 하나의 단어가 평균 1.91 단계의 경로로 다른 단어와 

연결되었고, 하나의 단어가 평균 11.89개의 단어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1. High-ranking Keywords in News Reports related to Telemedicine

Rank
TF TF-IDF

Keyword TF Keyword TF-IDF

 1 Medical 235 Permission 26

 2 Patient 144 Welfare 25

 3 Hospital 104 Qualitative 24

 4 Doctor 98 Medical Personnel 24

 5 Medical Association 80 Service 24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70 Amendment 22

 7 Health 58 Safety 19

 8 Healthcare 47 Health Center 18

 9 Qualitative 45 National Assembly 17

10 Government 39 Profit 17

11 Medical Law 38 Smartphone 16

12 COVID-19 35 Healthcare 16

13 Chronic 35 Legislation 16

14 Profit 29 Emergency 16

15 Service 29 Medicine 16

16 Welfare 28 Opposite 14

17 Permission 27 Disease 13

18 Legislation 25 Telecom 13

19 Medical Personnel 25 Policy 12

20 Amendment 25 Visiophone 12

21 Medicine 25 Prescription 12

22 Safety 23 Diagnosis 12

23 Emergency 21 Online 12

24 Community Health Posts 19 Real-time 12

25 Health Center 19 Mountainous and Island Areas 12

26 National Assembly 18 Plan 12

27 Sailor 17 Economy 12

28 Smartphone 17 Agreement 11

29 Telecom 16 Untact 11

30 Opposite 16 Community Health Post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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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성 분석

원격의료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의 키워드 네트워크 특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그리고 매개 중

심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심성 분석 결과, ‘서비스

(Service)’, ‘헬스케어(Healthcare)’, ‘의료진(Medical Person-

nel)’, ‘이익(Profit)’, ‘복지(Welfare)’, ‘화상전화(Visiophone)’, 
‘만성(Chronic)’, ‘처방전(Prescription)’, ‘도서산간 지역(Moun-

tainous and Island Areas)’ 등의 키워드가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모두에서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약품(Medicine)’, ‘스마트폰(Smartphone)’, ‘치료(Treat-

ment)’ 키워드는 근접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의 상위 키워드

에는 없지만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질적

(Qualitative)’, ‘온라인(Online)’ 키워드는 연결 중심성과 매

개 중심성의 상위 키워드에는 없지만 근접 중심성이 높은 키워

드로 확인되었다.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의 상위 순위에는 

없는 ‘진단(Diagnosis)’ 키워드가 매개 중심성에서는 상위 순

위로 나타났다. 중심성이 높은 순으로 상위 20위의 분석 결과

는 Table 2와 같으며, 키워드의 중심성 스프링 네트워크 맵은 

Figure 3과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의 주요 방송사에서 보도된 원격의료에 관련

된 기사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하여 원격의료에 관해 언론에

서 보도되고 있는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상위 키워드와 키

워드 네트워크의 특성을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살펴보고 앞으로 원격 기술을 활용한 의료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원격의료에 관한 국내 방송사의 보도 기사들은 총 867건으

로 검색되었고, 이 중 제외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외한 후 최종 

179건의 기사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원격의료에 관한 기사

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도되었으며, 특히 2010

년대 중반과 2020년대 초반에 보도된 기사의 건수가 급증한 것

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보도되기 시작한 원격의료에 관한 

Table 2. High-ranking Keywords by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 in News Reports 
related to Telemedicine

No.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Keyword Value Keyword Value Keyword Value

 1 Service 0.306 Service 0.560 Healthcare 0.127

 2 Healthcare 0.286 Healthcare 0.547 Service 0.122

 3 Medical Personnel 0.265 Welfare 0.517 Medical Personnel 0.101

 4 Permission 0.245 Medical Personnel 0.511 Profit 0.084

 5 Profit 0.204 Prescription 0.485 Permission 0.065

 6 Welfare 0.204 Disease 0.485 Chronic 0.055

 7 Chronic 0.204 Profit 0.485 Health Center 0.047

 8 National Assembly 0.204 Mountainous and Island Areas 0.485 Welfare 0.045

 9 Visiophone 0.184 National Assembly 0.480 Prescription 0.045

10 Agreement 0.184 Visiophone 0.475 National Assembly 0.038

11 Consultation 0.184 Permission 0.475 Mountainous and Island Areas 0.037

12 Health Center 0.184 Agreement 0.475 Consultation 0.036

13 Prescription 0.163 Health Center 0.475 Activative 0.035

14 Disease 0.163 Chronic 0.475 Visiophone 0.034

15 Mountainous and Island Areas 0.163 Consultation 0.466 Amendment 0.031

16 Medicine 0.143 Amendment 0.457 Disease 0.031

17 Safety 0.143 Activative 0.448 Safety 0.027

18 Smartphone 0.143 Qualitative 0.444 Agreement 0.026

19 Activative 0.122 Plan 0.444 Diagnosis 0.025

20 Treatment 0.122 Online 0.439 Plan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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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초기에는 인터넷 기반의 원격의료 시스템 개발과 만성

질환 건강관리의 가능성에 관한 기사와 같은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2010년대에는 원격의료의 법

적, 제도적 논의와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된 기사들이 증가하였

는데, 이는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

이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의 급증은 원격진료 입법 예고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

러한 동향은 원격의료가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 사회적 

요구와 법적 논의, 그리고 보건 시스템 내의 실제적 변화로 이

어졌음을 보여준다[19]. 뿐만 아니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

회적 수용성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

라 할 수 있다[20]. 또한, 2020년에는 COVID-19 팬데믹 상황

에서 원격의료의 활용도가 급증하면서 관련 보도도 급격히 증

가하였다. 이는 COVID-19 대유행으로 원격의료의 비대면 진

료와 의료 접근성 확대라는 중요한 역할이 부각되었음을 나타

내는 것이다[21].

본 연구에서는 원격의료에 관한 언론보도 기사의 상위 키워

드를 TF와 TF-IDF 분석방법으로 탐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선

정된 720개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

드는 ‘의료(Medical)’, ‘환자(Patient)’, ‘병원(Hospital)’, ‘의
사(Doctor)’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대부분 전

통적인 의료 체계에서의 핵심 요소들로 원격의료가 기존의 의

료 시스템에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들은 TF-IDF 분석 

결과에서 상위 키워드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출현 빈도가 

높았던 키워드들이 여러 기사에서 다뤄지기보다는, 상대적으

로 적은 수의 기사에서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다뤄졌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22]. 즉, ‘의료(Medical)’, ‘환자(Patient)’, ‘병
원(Hospital)’, ‘의사(Doctor)’와 같은 키워드는 원격의료와 

관련된 다수의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특정한 문제

나 사례에 집중되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요한 

Figure 3. Spring network map of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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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F-IDF 분석에서 상위 키워드로 확인된 ‘동의(Permis-

sion)’, ‘복지(Welfare)’, ‘질적(Qualitative)’, ‘의료진(Medi-

cal Personnel)’, ‘서비스’ 등은 해당 키워드들이 출현한 보도 

기사의 수가 많고, 원격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워드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의(Permission)’, ‘복지(Welfare)’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원격의료가 단순히 환자와 

의사 간의 상호작용을 넘어서 법적, 윤리적 고려와도 깊은 연관

성이 있으며[23,24], 원격의료의 도입이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

라,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복합적인 이슈임을 나타내는 것이

다. ‘질적(Qualitative)’ 키워드는 원격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2020년대 이후, COVID-19 상황에서 

원격의료는 기술 발전과 함께 증가했지만, 그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와 논란도 함께 커져가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

으며[25,26], 이는 원격의료가 단순히 기술적 혁신에 그치지 않

고, 환자 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의료진(Medical Personnel)’과 ‘서비스(Ser-

vice)’ 키워드는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주체인 의료진의 역할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키워드이다. 이는 원

격의료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진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기술적 지원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

조하며, 원격의료 서비스가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와 효율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원격의료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법적, 윤

리적 책임과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수적임

을 알 수 있으며, 성공적인 원격의료의 실행을 위해서는 기술

적 역량, 법적 규제, 의료진의 지속적인 교육 등 여러 차원에서

의 종합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질환(Disease)’, ‘정책(Policy)’, ‘화상전화(Visiophone)’, 
‘처방전(Prescription)’, ‘진단(Diagnosis)’, ‘온라인(Online)’, ‘실
시간(Real-time)’, ‘도서산간 지역(Mountainous and Island 

Areas)’, ‘비대면(Untact)’ 등의 키워드는 원격의료의 구체적

인 실행 방식과 그 영향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특

히 ‘화상전화(Visiophone)’와 ‘비대면(Untact)’은 원격의료 서

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COVID-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확산된 원격의료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26,27]. 또한, ‘도서산간 지역(Mountainous and Island 

Areas)’ 키워드는 원격의료가 지역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분석

에 포함된 기사들에서 섬 지역, 원양어선, 군부대 등에 원격의

료를 적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농촌이나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원

격의료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24,28,29].

본 연구에서 추출한 키워드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키워드들이 

네트워크 내에서 중요한 연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

다. 키워드 네트워크를 생성하여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및 매

개 중심성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서비스(Service)’, ‘헬스케

어(Healthcare)’, ‘의료진(Medical Personnel)’, ‘이익(Profit)’, 
‘복지(Welfare)’, ‘화상전화(Visiophone)’, ‘만성(Chronic)’, ‘처
방전(Prescription)’, ‘도서산간 지역(Mountainous and Island 

Areas)’ 키워드에서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중심성 지표에서 높은 값을 

보이는 키워드들은 이들이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0]. 이는 키워드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가 매개 중심성도 높은 것

으로 보이며, 여러 키워드들과 연결된 키워드가 키워드 간의 매

개 역할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서비스(Service)’, 
‘헬스케어(Healthcare)’, ‘의료진(Medical Personnel)’, ‘복지

(Welfare)’ 키워드는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중요도가 높고 네

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는 키워드이며, 동시에 이들 키워드는 

원격의료를 다른 키워드로 연결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

는 키워드이다. 이러한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들은 원격의료의 

핵심적 요소들로, 서비스 제공, 의료진의 역할, 사회적 복지의 

측면에서 원격의료가 필수적으로 다뤄야 하는 영역임을 나타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가 의료진의 훈련과 사

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매개 중심성은 낮고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이 높은 키워

드들은 하위 집단에서 그 집단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일반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31,32]. 따라서 원

격의료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내에서 ‘약품(Medicine)’, ‘스
마트폰(Smartphone)’, ‘치료(Treatment)’ 키워드는 매개 중

심성은 낮고, 연결 중심성에서만 상위에 나타난 키워드이며, 

‘질적(Qualitative)’, ‘온라인(Online)’ 키워드는 매개 중심성

은 낮고, 근접 중심성에서만 상위에 나타난 키워드로 이들은 

직접적으로 다른 키워드들과 연결 관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은 낮고, 매개 중심성에서만 상

위에 나타난 ‘진단(Diagnosis)’ 키워드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트워크의 흐름에 있어 영향

력을 가지는 키워드임을 의미한다[33,34]. 이는 중요도가 높고 

중심에 위치한 키워드들의 흐름에 ‘진단(Diagnosis)’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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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원격의료의 활용이 활발해지

며, 원격의료에서 진단 영역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의료는 현재 기술적 혁신과 사

회적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향후 원격의료의 발전을 위해 기술적 효율성뿐만 아

니라 사회적 가치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원격의료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서 법적, 윤리적, 사회적 책임이 모두 고려된 종합적인 의

료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하며, 원격의료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

해서는 기술 혁신, 의료진 교육, 법적 규제 강화, 서비스 질 향

상, 사회적 책임 등의 여러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

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원격의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

킨다면, 미래에는 더욱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원격의료에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들을 키워드 네

트워크 분석하여 원격의료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현시

점에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에 보도된 원격의료

의 주요 이슈의 내용과 의미를 통해 원격의료의 사회적 맥락을 

파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언론 

보도의 경향, 대중의 인식, 그리고 정책 및 연구 방향을 제시하

여 향후 원격의료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앞으로 원격의료의 

활용 방안과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고, 원격 기술을 활용한 간호

의 수행과 개발 활동을 통해 간호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5개 방송사에서 보도

된 기사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그 외 다른 매체 등에 보도된 

기사들은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원격의료와 관련된 돌

봄 및 간호에 관한 기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언론보도 기

사는 특정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사회적 관

심이 반영되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원격의

료에 대한 대중의 직접적인 경험을 반영한 데이터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다각적인 측면에서 원격의료 

활용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의 원격의료에 관한 언론보도 기사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하여 원격의료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의료

분야의 원격 기술 활용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원격의료에 관한 언론보도 기사는 2000년 5월 이후 매년 지속

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COVID-19으로 인해 원

격의료 활성화 관련 보도가 많았고, ‘서비스(Service)’, ‘헬스케

어(Healthcare)’, ‘의료진(Medical personnel)’, ‘이익(Profit)’, 
‘복지(Welfare)’, ‘화상전화(Visiophone)’, ‘만성(Chronic)’, 
‘처방전(Prescription)’, ‘도서산간 지역(Mountainous and 

Island Areas)’ 등의 키워드가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모두에서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원

격의료의 발전과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원격의료는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사회적 요구와 법적 논의, 

윤리적 책임을 동반하는 복합적인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원격의료의 적용이 특정 지역이나 사회적 문제 해결에 큰 잠

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초고령사회

의 도래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 및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따른 의료기관 구조 전환 등으로 인해 향후 원격의료는 

다양한 현장에서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원격

의료의 활용과 효과 측면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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