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질병관리,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관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찾고 얻을 

수 있는 접근(access) 능력, 접근한 정보를 이해(understand)

하는 능력, 접근한 정보를 해석, 판단(appraise)하는 능력

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전달하고 사용(apply)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21). 건강정보이해능력의 원어는 Heath Literacy로 국내

에서는 건강정보이해능력, 건강정보이해력, 헬스리터러시, 

건강문해력 등 통일된 표기가 없이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

어, 본 고에서는 “건강정보이해능력”으로 기술하였다. 최근 

건강정보이해능력은 개인의 건강 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질병관리, 질병 이환, 사망과 같은 다양한 수준의 

건강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들이 제시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낮은 그룹의 사람

들이 입원 및 응급서비스와 같은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

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Paasche-Orlow & Wol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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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건강정보이해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탐색과 판

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Okan et al., 

2020).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높을수

록 건강정보 탐색 행위가 긍정적이었다(Jung, Song, Oh, 

& Son, 2021).

건강정보이해능력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및 환경적 결정 요인의 범위를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Hwang & Choi, 2021), 개인

적/행동적 중재방안에 반영할 수 있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중 하나이다(Nutbeam & Muscat, 2020; Nutbeam & 

Lloyd, 2021). 궁극적으로는 질병예방 행동을 실천하고, 잠

재적인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집단 수준의 역량 강화

와도 관련되어 있기에(Van den Brouke, 2020). 개인의 기

능적 능력으로만 보는 것은 협의적 개념이며, 개인보다 더 

광범위한 조직의 역량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맥

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Paasche-Orlow & Wolf, 2007). 

또한 지역사회 건강에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

요한 개인과 집단 수준의 건강정보이해능력(public health 

literacy)으로 정의하여(Freedman et al., 2009), 개인의 책

임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지속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Jo & Yoon, 2021).

그러나 유럽 건강정보이해능력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

구 대상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체 인구의 1/3-2/3

이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일부 개인

적 또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인구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 보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Sørensen et 

al., 2015). 저소득층, 저학력층, 노인, 외국인 등의 사회적 

취약군에서 더 낮은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을 보이고 있어 

건강정보이해능력의 격차가 건강 불평등의 요인이 될 가능

성이 있으며(Choi et al., 2020), 국가가 건강정보이해능력

의 향상을 윤리적 책무로 적극 수용하고, 정책적이며 체계

적으로 중재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Kickbusch, Pelikan, Apfel, & Tsouros, 2013).

그간 개최되었던 건강증진 국제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요 

의제들을 살펴보면 건강은 공동의 미래에 대한 투자, 활동

의 대상과 주체가 보건의료 부문에서 정책과 행정의 전 부

문으로 확장되었으며, 개인의 역량 뿐만 아니라 건강 격차 

해소와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역량과 역할

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9차 세계건

강증진 국제회의 상하이 선언에서는 지속 가능 목표 달성

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건강정보이해능력을 제시하였으며,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

하였다.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에서의 노력은 건강정보이

해능력이 높은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건

강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정보이해능

력을 갖춘 사회시스템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므로(Kickbusch, 2009), 포괄적인 전 

사회적 차원의 참여와 접근을 위한 연구와 정책 방안의 모

색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개인과 조직 수준을 넘어 건강정보이해능

력을 갖춘 국가적 차원의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접근 전

략을 소개하고, 전 사회적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 정책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건강정보

이해능력 향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수행된 국내외 건강정보이해능

력을 주제로 하는 주요 정책자료와 선행연구결과에 대한 

문헌고찰로 수행되었다.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인 Google 

scholar, Pubmed,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와 구글(Google)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국외 문헌자료

는 1차적으로 Pubmed의 MeSH terms 중 ‘Health literacy

와 Policy Maker’,‘Health literacy와 leadership’, Health 

literacy와 system’을 조합하여 검색한 후 연구 내용이 도

구 개발이나 조직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문헌을 2차적으로 선정하였으며 검색엔진에서도 동

일한 키워드 조합으로 검색하였다. 국내 문헌자료는 건강

정보이해능력, 헬스리터러시, 건강문해력을 키워드로 검색

한 후, 국외 문헌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

고 있는 문헌을 선정하였다. 문헌고찰 결과는 국내 건강정

보이해능력 제고 정책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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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건강

건강정보이해능력의 건강 정보에 접근, 이해, 판단 및 적

용하는 4개의 역량 요소는 기능적, 상호작용적, 비판적 정

의를 통합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Nutbeam, 2008) 

이는 인지적 특성, 제공된 정보의 질에 따라 다르며, 정보

를 이해하는 것은 기대치, 인지된 유용성, 결과의 개별화 

및 인과관계의 해석에 달려 있고, 정보의 처리 및 평가는 

정보의 복잡성, 전문 용어의 이해에 따라 다르며, 효과적인 

의사 소통은 이해의 수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건강정보

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건강정보이해능력이 건

강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 연관이 있다(Sørensen et 

al., 2021). 개인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은 개인적 결정요인 

(연령, 성, 교육 수준, 직업 등), 상황적 요인(사회적 지원, 

가족, 미디어 사용 등)과 사회적 및 환경적 결정요인(인구

학적 특성, 문화, 정치, 경제, 사회체제 등) 등 맥락적 수준

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맥락적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변화하고, 보건의료정보를 탐색하는 능력이 이전 및 현

재의 경험뿐만 아니라 인지 및 심리 사회적 발달에 따라 달

라지므로, 건강정보이해능력의 기술과 역량은 생애 과정 

동안 평생학습과 연계되어 개발되어져야 한다. 건강정보이

해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참여활동

을 통해 건강관리를 위한 판단을 내리고 건강한 결정을 내

릴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되고, 이는 건강증진, 질병 예방 및 

관리에 이르는 포괄하는 범위에서 개인의 건강 행동과 보

건의료서비스 이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건

강결과 및 사회적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건강정

보이해능력은 전 생애에 걸쳐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가정, 직장, 사회 및 문화와 같은 

삶의 모든 일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구집단 

수준에서는 건강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요소가 된다. 

건강정보이해능력의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먼저 

건강정보이해능력의 상호 작용적 구성요소인 필요도와 대

응 역량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한 이해와 관점의 전환이 필요

하다(Institute of Medicine Roundtable on Health Literacy, 

2009). 기존에는 복잡하고 전문화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요구되는 개인적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정보이해능력을 향

상시키는 접근이었다면, 최근에는 사람 중심, 사용자 중심

의 관점으로 개인의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 제반 환경적 시스템적 역량을 향상 시키는 것이 더 효과

적이라는 접근으로 전환하고 있으며(Choi et al., 2020), 건

강정보이해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조직, 서비스, 시스템

과 리더십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요구되고 있다(Brach et 

al., 2012). 

2. 건강정보이해능력을 갖춘 사회시스템 구축 요소

건강정보이해능력을 갖춘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

여 다음의 8가지 활동 영역이 제시되고 있다(Sørensen et. 

al., 2021). 첫째,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대한 리더십(health 

literacy leadership), 둘째, 건강정보이해능력에의 투자와 

재정적 자원(health literacy investments and financial 

resources), 셋째,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대한 데이터 거버

넌스(health literacy data governance), 넷째, 사용자 참

여에 기반한 사람 중심 서비스와 환경(people-centered 

services and environments based on user-engagement), 

다섯째, 건강정보이해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health literate 

workforce), 여섯째, 건강정보이해능력에 기반한 기술과 혁

신(health literacy-informed technology and innovation), 

일곱째, 건강정보이해능력을 갖춘 조직(health literate 

organization), 마지막으로 파트너십과 부문 간 협력 

(partnerships and inter-sectoral collaboration)이다.

첫째,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과 의지를 의미하며, 보건의료 

부문뿐만 아니라 전 부문에 해당한다. 건강정보이해능력의 

향상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건 부문에 

기반한 전략 및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와 사

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통합적 접근과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Choi et al., 2020). 보건의료조직

의 의사결정자는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교육 

및 훈련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 전체의 건강

정보이해능력 향상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타 부문의 의사

결정자들은 기존 프로세스에 건강정보이해능력을 포함하

도록 하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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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framework for health literate systems

Source. Sørensen et al., 2021

둘째,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대한 투자와 재정적 자원의 

확보이다. 정책 의사결정자들은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건강

에 대한 비용-효과성과 사회경제적 투자 수익률에 대해 많

은 관심이 있다.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과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낮

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입원하고 있

었으며(Vandenbosch et al., 2016), 낮은 건강정보이해능

력과 관련된 비용이 미국의 경우 총 의료비의 3-5%를 차지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Eichler, Wieser, & Brügger, 2009). 

또한 유럽의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대한 연구 결과, 경제적 

수익 비율은 0.62에서 27.4 사이이고 투자에 대한 사회적 

수익은 4.41에서 7.25 사이로 분석되어(Stielke, Dyakova, 

Ashton, & van Dam, 2019), 낮은 건강정보이해능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의 감소를 위해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정책에 더 많은 전략적 투자와 재원배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Sørensen, 2016).

셋째, 건강정보이해능력 관련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

는 것이다. 데이터는 어느 사회에서나 관리운영의 최적화, 

개인화 및 예측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데이터의 

유용성, 가용성, 일관성, 통합성 및 보안성을 고려한 건강

정보이해능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이 일상적인 의사결정에서 건강정보이해능력 데이터

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데이터의 확보 및 모

니터링 기전을 가동해야 한다. 

넷째, 사용자 참여에 기반한 사람 중심 서비스와 환경의 

조성이다. 사람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기반하여 사용자 경

험을 개선하는 방향은 비용이 적게 들고, 건강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는 개인의 건강한 선

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 조성 전략이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건강정보이해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의 확보이

다.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질 있는 인적 자원의 가용성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다. 보건의료인과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대상의 

건강정보이해능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과 지침을 개

발하고,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 기술과 활용을 위한 교육

과 훈련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여섯째, 건강정보이해능력에 기반한 기술과 혁신의 활용

이다.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

신자가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정보의 질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

이 되는 기술과 도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원의 사

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Karnoe, Furstrand, 

Christensen, Norgaard, & Kayser, 2018). 시스템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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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건강정보이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

와 사회적 혁신,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개인 및 인구집단 건

강 향상에 중요한 디지털 자원들을 수용하고 통합해야 하

지만(Van der Vaart & Drossaert, 2017), 정보기술을 사용

하는 것에 대한 디지털 격차가 존재함은 반드시 고려되어

져야 한다.

일곱째, 건강정보이해능력을 갖춘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

이다. 조직의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대한 개념은 의료기관에

서 환자와 의료인 간의 보다 나은 건강결과를 도출하기 위

한 의사소통에서 출발했으며, 보건의료 기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실행할 수 있는 기반 시설에 대

한 역량을 의미한다(Brach et al., 2012).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및 부문 간 협력의 

구축 운용이다. 보건의료 부문과 전 부문과의 협력은 건강

정보이해능력의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며, 이는 건

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공식적 및 비공식적 파트너십,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를 포

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인 소동과 학습 등의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과 관련된 근본적 원인에 영향을 미

침으로써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인 건강정보이해능력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Nutbeam & 

Lloyd, 2021).

3.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전 사회적 접근

건강정보이해능력은 건강정책의 수단이자 목표가 되며, 

중재 가능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다. 

캐나다의 경우 인간의 기본권 보장과 건강정보이해능력

의 중요성,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건강정보이

해능력의 향상과 관련된 국가 수준의 비전, 미션과 가치들

을 명시하고 있다.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과 관련된 가치

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 사항은 첫째, 모든 사람은 정확하

고 이해 가능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건강 정보 및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둘째. 평생 

학습은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 요소이다. 

셋째, 건강정보이해능력의 향상은 다 부문 간에 공유되어

야 하는 책임이다. 넷째, 혁신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 내고, 

모든 이용 가능한 근거 기반의 전략을 수립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을 

진실성 있고, 공정하고, 존엄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는 캐

나다 국가 정책의 세부 추진전략에 반영되어 있다(Mitic & 

Rootman, 2012).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정보의 접근, 

이해, 판단 및 적용을 위한 인지적 사회적 기술에 대한 관

점(Nutbeam, 1998)에서 개인의 건강관리 역량 및 조직, 보

건의료시스템 차원의 개념으로 확대되었고(Peerson & 

Saunders, 2009), 보건의료 부문을 넘어선 전 사회적 시스

템의 참여와 향상(a whole of society approach)이 필요하

다는 관점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건강정보이해능

력의 향상을 위한 친화적 시스템과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행동 변화나 조직의 변화에만 의존하기보다 보건의

료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 내에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참여를 포함하는 다수준 접근을 통해서만이 가능하

다(Sørensen et al., 2021).

[Figure 2] A Whole-of-society approach for building on health literacy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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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이해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적 건강정보이

해능력 향상에 해당하는 미시적 수준(Micro-level), 중간 

수준(Meso-level)과 사회시스템이 가동하는 맥락을 형성하

는 가치, 정치, 문화, 사회경제적 추세 등 전 사회적 접근

(the Whole-of-society approach)이라는 거시적 수준

(Macro-level)에서의 노력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야 한다(Leadbeater & Winhall, 2020). 특히 미시적, 거시

적 수준의 변화와 함께 제도, 기술, 조직들의 조합과 같이 

이전 시스템의 하위 구조였던 영역들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중간 수준에서의 변화도 필요하다. 따라서 

다수준에서 건강정보이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구 고

령화, 디지털화 및 사람 중심 서비스와 같은 상황적 요구뿐

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요구에 적절

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건강정보이해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의사결정자의 
리더십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실행을 위

한 국가 수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특히 취약 계층

의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

다(WHO, 2016). 개인적인 수준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이 내리는 결정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건

강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보건의료 전문가는 

개인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충실히 수행해야 한

다. 정책 의사결정자는 건강정보이해능력의 개념과 패러다

임을 정책 설계, 연구 의제, 인구 집단의 건강 목표에 통합

해 줄 수 있기에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정치적 선택(political 

choice)이라고까지 언급되고 있다(Sørensen, 2016). 건강

정보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는 모든 수준에서 정치적 동의(political buy-in)와 체계

적 접근이 필요하며(Trezona, Rowlands & Nutbeam, 2018),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 보건

의료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에서의 참여가 요구

된다(Sørensen et al., 2021). 다부문에 걸친 정책의 일관성

을 위해 정치적 수준에서 건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

하며 건강정보이해능력은 개인적 차원에서 정치적, 정책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져야 한다(Chen, 2016).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에 있어 특히 정책 의사결정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건강정보이해능력은 보건 이외 

부문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며 모든 사람이 그 의미

와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건

강정보이해능력과 그것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 공공 

선(public good)을 위한 정치적 자산으로서의 가치, 정책

과 전략에서 건강정보이해능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파

트너십과 부문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정책 의사결정자

들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Sørensen, 

2016). 건강정보이해능력의 향상은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부문 간 접근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의 접근 방식 및 

‘모두를 위한 건강을 향한 정책(Health for all policy)’이라

는 건강도시의 전략적 목표와도 관련되어 있다. 정책 의사

결정자들은 건강정보이해능력의 건강 격차와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대한 투자가 건강 및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이며, 윤리적 의무임

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대한 정책 

의사결정자의 리더십은 건강정보이해능력 역량을 갖춘 사

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를 향한 바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Ⅳ. 논의

국내 건강정보이해능력에 관한 정책적 연구는 건강정보

이해능력에 대한 개념 소개와 일부 대상의 진단도구 개발

과 시범 적용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국가적 수준

에서의 정책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건강정보이해능

력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에는 미비한 수준이었다. 그

러나 2021-2030년의 중장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하면서 소득계층 간 또는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적

절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강정보이해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정책 동향을 반영하여 제5차 국민건

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에 건강정보이해능력이 

포함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22).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분과내에 ‘건강정보이해 및 활용

능력 제고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가 중점과제로 명시되

어 있으며 성과지표로는 2030년까지 성인 남녀의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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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을 대표지표로 설정하고, 목표값을 

70%로 설정하였다. 세부 과제로는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대

한 주기적 모니터링’, ‘건강정보활용 교육체계 구축’, ‘건강

정보제공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이 설정되었다. 1) ‘건강정

보이해능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은 건강정보이해능

력에 대한 조사도구를 개발하고 주기적 실태조사를 시행하

고자 하는 계획이며, 2) ‘건강정보 활용 교육 체계구축’은 

인구집단에 특화된 교육자료의 개발과 유관 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제공하고, 핵심적인 건강생활실천 메시지를 개발하

고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3) ‘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은 건강정보 종합 포털을 통해 검증

된 건강정보의 제공, 공공 건강정보의 표준 배포지침과 민

간 건강제공사이트에 대한 표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개발

된 정보의 확산을 위한 이용자 사용성을 개선하고, 부적절

한 건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

획이다. 3개의 세부 과제는 주로 개인적 수준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진단과 데이터 확보, 조직적 건강정보이해능력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과 정보 제공에 주요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앞서 고찰한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 요소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건강

정보이해능력 향상을 위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정보이해능력 정책이 중장기 국민건강증진종

합계획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보건 부문의 정책 의사결정

자들이 건강정보이해능력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

합계획이 범정부적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중앙 정부 중심의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수립된 계획

이나, 집행 주체는 지방 정부이며, 실제적으로는 시군 단위 

보건소의 현장 상황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Kim, 2021). 

따라서 정책 수립과 실행의 일관성 확보와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을 주도적으로 이끌

어갈 파트너십과 유기적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건강정보

이해능력 수준 향상이라는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수직적 연계 협력, 보건 부문

과 보건 이외 부문 간의 수평적 연계 협력을 위한 집중적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수준의 의사결정

자와 다부문의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강정보이해능력

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가 전 사회적으로 반드시 수행되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 전문 인력들은 보건의료 

이외 부문의 정책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정보

이해능력에 대한 옹호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Sørensen, 2016). 먼저 건강과 건강정보이해

능력은 목표이자 수단이라고 인식하도록 하는 옹호 활동

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건강 그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지만, 보건이외 부문의 정책 의사결정자들은 건

강이 그들이 담당하는 본연의 업무(예를 들어 재정, 교육, 

주택, 교통, 환경, 산업 등)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는 수

단으로 인식되어야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한다. 다

음으로는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에 대

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과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재정을 

할당하는 것이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개념의 

옹호 활동이 필요하다. 건강 형평성의 확보는 보건 부문

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전 사회적 접근과 

사회 전반이 연대하여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반드시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그간 단편적인 연구를 통해 산발적으로 제시되었

던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에서 발전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

정보이해능력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구를 개발하

고, 주기적인 실태조사 계획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요소에 

해당하며, 건강증진 전략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점

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정보

이해능력의 취약군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

로 건강정보이해능력 취약군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

략을 수립함과 함께 낮은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의 사람들

이 필요로 하는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람 중심의 서

비스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들을 둘러싼 제반 시스템을 

건강정보이해능력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

어져야 한다. 또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에 대한 진단과 

모니터링을 통해 산출된 결과의 환류 즉, 정책 의사결정자

들과 실무자들이 일상적 업무에서 그 결과를 용이하게 활

용할 수 있는 전략과 기전이 세부 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

고, 보건소, 공공병원, 학교 등과 연계한 교육제공, 건강생

활 실천 메시지 개발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은 

개인의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을 이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

스와 환경 조성, 파트너십과 협력체계 구축역량과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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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그러나 교육자료의 개발과 교육과 캠페인 실시에 

필수적인 건강정보이해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 필요한 재

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투입 자

원의 양적인 확보와 질적인 관리에 대한 계획은 포함되고 

있지 않다. 특히 투입 인력과 재정은 정책적 의사결정이 필

요한 요소 이기에 앞서 제시한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대한 

정책 의사결정자의 리더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국

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집행이 지방 정부의 공공 보건기관 

주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선적으로 보

건의료인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인력들을 대

상으로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대한 지식과 활용 기술을 갖추

기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

이 필요하다.

넷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공공 및 민간 수준에서 건강정보이해능력에 기

반한 기술과 혁신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 있다. 건강정보의 

배포와 관리를 위한 표준 지침을 제정하고, 건강정보 종합

포털을 통해 검증된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된 정보 확산을 위해 이용자 사용성

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조직적 시스템과 환경을 건강 친

화적으로 조성하여 개인의 건강한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

는 것을 지원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 수준, 전 사회적 수준에서 건강정보이해능

력 향상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비전, 미션, 가치와 같은 정

책적 방향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아

직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 방향성은 제시

되어 있지 않다.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우리나라에서는 제5차 국민건강증

진종합계획에 처음으로 명시되었으므로, 향후 건강정보이

해능력 향상을 지향하고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입 초기부터 국가 수준의 정책적 방

향성과 기본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정보

이해능력 향상 그 자체가 정책의 목표이며, 나아가 향상

된 건강정보이해능력이 건강수준을 개선하고, 건강에 이

로운 정책적 환경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시스

템 구축에 필요한 8가지 활동 영역과 전 사회적 접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 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건강정보이해능력을 갖춘 국가적 차원

의 사회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개인의 행동 변화나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 보다 지속 가능하며, 외부 환경의 변화

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

다. 전 국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 달

성과 향상된 건강정보이해능력이 건강결과에 미치는 긍정

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포괄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건강정보이해능력 정책을 수립

하고, 건강정보이해능력의 수준과 효과에 대한 근거를 확

보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단계이기에 앞으로 더 많은 

도전적 과제가 남아있다. 국가 수준의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이라는 전략적 틀에서 전 사회적 시스템 구축에 필요

한 각 활동 영역별로 정책 수립과 실행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연구도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과 조직

의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선결되어

야 하는 시스템적 요소들 즉, 인적 자원, 투자 및 재정 지

원, 파트너십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행 가

능한 전략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 정부와 광

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확보와 재정 배분을 관장하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의사결정자들의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며, 어떻게 정치적 동의

를 확보할 것인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과 협

력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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