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건강은 세계보건기구 헌장(1948)에 ‘단순히 질병이나 허

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

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건강은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모든 사람은 건강을 위한 기본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이라는 용어는 1974년 Simonds

에 의하여 건강 보건 분야에 처음 소개되었으나 크게 주목

받지는 못하였다. 측정 도구의 개발과 함께 헬스리터러시 

연구에 대한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Health Literacy’

는 2010년 MeSH 용어로 등재되었고, 독립적인 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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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리 잡게 되었다(Kang & Lee, 2015). 헬스리터러시란 

건강증진과 건강 유지를 위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하

고, 활용하는 개인의 동기와 능력을 규정하는 인지적ㆍ사

회적 기술을 말한다(Nutbeam & Kickbusch, 1998). 헬스

리터러시는 읽고 쓰는 능력인 문해력과 연결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과 관련하

여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건강정보에 접근하고, 이

해하고, 평가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의 지식, 동기 및 능력

을 말한다(Sørensen, Van der Broucke, & Fullam,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헬스리터러시의 저하는 삶의 질 저

하와 건강 불평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ik, 

Lee, & Nam, 2018). 헬스리터러시가 낮은 대상자는 암 조

기 검진의 이점, 암 선별검사의 명칭, 암 예방에 대한 개념

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고, 암 종류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선별검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

났다(Kim & Kim, 2018). 이처럼 헬스리터러시와 건강 관

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DeWalt, 

Berkman, Sheridan, Lohr, & Pignone, 2004), Sørensen 

등 (2012)은 헬스리터러시에 대한 기존의 정의와 개념화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헬스리터러시 통합 모델을 제안하였

다. Sørensen 등 (2012)의 헬스리터러시 모델은 헬스리터

러시의 주요 차원과 헬스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근위 

및 원위 요인, 헬스리터러시의 건강관리, 질병 예방 및 건

강증진 영역과 건강 결과의 연결성을 설명하고 있어서

(Sørensen et al., 2012), 헬스리터러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개념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헬스리터러시의 저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헬스리터러시 연구와 적용

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선행 문헌을 검토하여 향후 연

구의 방향과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Qi, Hua, Xu, 

Zhou, & Liu, 2021). 헬스리터러시 연구동향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특정 집단의 건강관리나 약물 이행도, 중

재의 효과 등 특정 영역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Hyvert et 

al., 2023; Ran, Chen, Jiang, & Shi, 2022; Sawalha, 

Hosseinzadeh, & Bajorek, 2023)이 다수 수행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전통적 방식의 체계적 문헌고찰은 자료를 직

접 코딩하고 분석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매우 많이 소요되

므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분야의 다량의 연구를 조직

화하고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기에는 제한적

이었다(Asmussen & Moller, 2019). 이에 Qi 등 (2021)은 

1995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발표된 글로벌 헬스리터러시 

연구동향에 대해 CiteSpace을 사용하여 데이터 마이닝 기

법을 적용하였으나, 제한된 데이터 출처와 단일 검색어 사

용 및 데이터 마이닝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결함 등의 제

한점을 언급하면서 추후 연구를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헬스리터러시 관련 국제 학술지 

논문의 초록을 활용하여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을 실

시하여 선행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할 토픽모델링은 탐색적 문헌고찰을 위해 문헌에 

내재된 개념이나 주제를 식별하기 위해 개발된 통계 추론

모델 분석기법이다(Asmussen & Moller, 2019; Park & 

Song, 2013). 특히 문장 내 단어의 맥락을 고려한 BERTopic 

기법을 적용하여 높은 안정성과 효율적인 분석을 시도하였

다(Egger & Yu, 2022).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헬스리터러시 연구를 주제별

로 구분하고 시기별 변화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

는 헬스리터러시에 관한 국제 연구동향을 가시화함으로써 

헬스리터러시에 대한 학문적 발전뿐만 아니라 건강 격차 

감소와 관련된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향후 

헬스리터러시 저하와 관련된 건강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헬스리터러시 관련 다

분야 전략과 국가 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것이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0).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3개의 해

외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헬스리터러시 관련 

논문 데이터 수집, 논문 데이터 통합 및 전처리, 데이터 분

석(기술 분석 및 토픽모델링), 토픽 분석 단계를 거쳐 진행

하였다[Figure 1]. 각 단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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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flowchart

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해외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PubMed, Web of 

Science, Embase를 활용하여 최근 10년간(2012년~2021

년) 출판된 헬스리터러시 관련 논문을 수집하였다. 초록이

나 제목, 저자 키워드에 ‘health literacy’가 등장하는 논문

을 검색하였으며, PubMed의 경우 통제 어휘집인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를 활용한 검색도 추가하여 실

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한 논문 건수는 PubMed 11,850

건, Web of Science 8,068건(중복 1건 제거), Embase 

7,788건(중복 27건 제거)이었다. 다음으로 3개 데이터베이

스 간 중복 논문을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각 논문에 

부여된 PubMed ID와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를 활

용하였으며, PubMed ID나 doi가 없는 논문의 경우 논문 

제목을 활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간 중복 논문 비율은 

PubMed와 Web of Science 53.6%(6,670건), PubMed와 

Embase 52.7%(6,606건), Web of Science와 Embase 

63.4%(9,475건)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복 논문을 통합한 

후 13,375건의 논문을 식별하였으나, 이 가운데 초록이 존

재하지 않는 논문 533건을 제외한 12,842건(학술지 2,231

종)을 분석 대상 논문으로 설정하였다. 

2. 데이터 분석

2,231종의 학술지에 출판된 12,842건의 논문에 대한 분

석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연도별 출판 

논문 수와 학술지 종수 분포를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논

문의 초록을 활용한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여 논문의 주제를 

분석하였다. 

토픽모델링은 문헌에 내재된 주제를 식별하기 위해 개

발된 통계 추론모델(Park & Song, 2013)이다. 이 연구에서

는 문장 내 단어의 맥락을 고려하는 학습 모형인 BERT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에 기반하는 BERTopic을 적용하였다. 특히 

BERTopic은 사전에 학습된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기존의 LDA와 비교하여 높은 안정성과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하다(Egger & Yu, 2022).

BERTopic을 적용한 분석은 3단계 즉, 임베딩

(embedding), 클러스터링(clustering), 토픽 표현(topic 

representation)으로 이루어졌다(Grootendorst, 2022). 먼

저 임베딩 단계에서는 문장 단위 클러스터링 수행에 있어 

우수한 성능을 가진 SBERT(Sentence BERT)를 활용하여 

자연어로 작성된 개별 논문의 초록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벡터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Reimers 

& Gurevych, 2019). 다음으로 클러스터링 단계에서는 앞

선 임베딩 단계에서의 결과로 생성되는 개별 논문의 초록 

당 수백 차원상의 벡터를 UMAP(Uniform Maniford 

Approximation & Projection) 기법을 활용하여 축소한 후

(McInnes, Healy & Melville, 2020), 그 결과에 대하여, 거

리가 가까운 군집을 계층적으로 병합하는 응집 클러스터링

(Agglomerative Clustering)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주제 표현 단계에서는 클러스터링 이후 할당된 

토픽별 주요 단어를 추출하였다. 주요 단어를 추출하기 위

하여 한 문서에서 출현하는 단어의 출현 빈도인 ‘tf(term 

frequency)’와 특정 단어가 출현하는 문서의 수에 역수를 

취하는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의 개념을 클러

스터 수준에 적용하는 c-tf-idf(class-based tf-idf)를 활용

하였다. 이는 하나의 클러스터에 포함된 여러 문서를 병합

하여 하나의 문서로 간주하여 주요 단어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Grootendorst, 2022). 이 과정에 접속사나 대명

사와 같은 불용어는 제외하였으며, 문서 간 식별성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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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빈도 및 저빈도 단어도 제외하였다. 나아가 복합명사를 

추출하기 위해 2개의 연속적인 단어 나열을 추출하는 

2-gram을 적용하였다. 

3. 토픽 분석

논문의 초록에 대하여 SBERT를 적용한 임베딩을 수행

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UMAP을 통한 차원 축소를 한 

후, 클러스터링을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최적의 토픽 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루엣 계수(Silhouette Coefficient)(‘1’

에 근접한 경우)와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 

23개의 클러스터를 토픽 수로 결정하였다.

선정된 23개의 클러스터(토픽)에서 추출된 주요 단어를 

토대로 연구자 2인이 논의 후, 합의하여 토픽에 따른 주제

명을 명명하고, 이를 Sørensen 등 (2012)의 헬스리터러시 

통합 모델에 따라 분류하였다. Sørensen 등 (2012)의 헬스

리터러시 통합 모델에서는 헬스리터러시 선행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개념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헬스리터러시를 건강관리, 질병 예방, 건강증진 영역에서 

건강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적용하는 

지식, 동기 및 역량으로 구분하고(Sørensen et al., 2012), 

헬스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사회환경적 결

정요인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헬스리터

러시 연구에 대한 23개 토픽명에 대해 건강관리, 질병 예

방, 건강증진의 3개 영역으로 우선 분류하였다. 이에 해당

하지 않는 토픽명은 Sørensen 등 (2012)의 헬스리터러시 

통합 모델에서 제시된 핵심 개념을 반영하여 분류하였고, 

그 결과 건강관련 정보영역, 사회환경적 결정요인 영역으

로 추가 분류되었다.

Ⅲ. 연구결과

1. 논문 수 및 학술지 종수 분포

연도별 논문 수를 살펴본 결과, 2012년 559건이었던 헬

스리터러시 관련 논문이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21

년에 이르러 2,43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이후 증가 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종수도 2012년 263종에서 2021

년 819종으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헬

스리터러시 관련 논문이 게재된 전체 2,231종의 학술지 가

운데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240건, 1.87%)이었으며, 다음

으로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192건, 1.5%), 

Studies in Health Technology and Informatics(143건, 

1.11%), Health Promotional Informatics(95건, 0.74%), 

Journal of Cancer Education(85건, 0.66%), Health 

Communication(62건, 0.48%) 등의 순이었다. 

평균적으로 하나의 학술지에 헬스리터러시 관련 논문(리

뷰 포함)이 3.91건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2,231개의 

학술지 중 10년간 1편의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는 1,038종

(46.53%)이었고, 2편 이상 10편 미만은 1,011종(45.32%), 

11편 이상 40편 미만은 168종(7.53%), 40편 이상은 14종

(0.63%)으로 나타났다.

[Figure 2] Changes in the number of papers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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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주제 분석

12,842건의 논문의 초록에 대하여 SBERT를 적용한 임

베딩 후 23개 클러스터(토픽)가 추출되었다. 클러스터에서 

추출된 주요 단어를 토대로 주제명을 부여한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그 결과, 전체 12,842건의 논문 가운

데 ‘정신건강’(T7) 관련 논문(1,161건, 9.04%)과 ‘암 예방 

및 검진’(T0) 관련 논문(1,146건, 8.92%)이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헬스케어’(T20)(952

건, 7.41%), ‘건강정보 교육’(T16)(826건, 6.43%), ‘노인’ 

(T3)(801건, 6.24%) 관련 논문 등의 순이었다.

<Table 1> List of keywords by topic and domain of health literacy studies 
N=12,482

Topic 
number

Topic name Topic word
Number of 

papers
Domain of health 

literacy

T0 Cancer 
prevention and 

screening

‘cancer screening’, ‘breast cancer’, ‘colorectal cancer’, ‘genetic’, 
‘cancer patient’, ‘cervical cancer’, ‘prostate cancer’, ‘cancer 
survivor’, ‘cancer prevention’, ‘radiation’, ‘oncology’, ‘cancer risk’, 
‘mammograpy’, ‘cancer literacy’

1,146 Disease prevention

T1 Youth health ‘smoking’, ‘sleep’, ‘alcohol’, ‘sickle cell’, ‘cell disease’, ‘adolescent 
health’, ‘school health’, ‘medium literacy’, ‘school student’, ‘teacher’, 
‘parent health’, ‘obstructive sleep’, ‘school-based’

519 Disease prevention

T2 Refugees/Migran
ts

‘refugee’, ‘hepatitis’, ‘aboriginal’, ‘torres strait’, ‘aboriginal torres’, 
‘strait islander’, ‘migrant health’, ‘maori’, ‘immigrant population’, 
‘interpreter’, ‘refugee health’, ‘refugee woman’, ‘asylum’

494 Socio-environmental 
determinants

T3 Elderly ‘dementia’, ‘health insurance’, ‘alzheimer’, ‘insurance literacy’, 
‘complementary’, ‘community-dwelling older’, ‘multiple sclerosis’, 
‘patient activation’, ‘complementary alternative’, ‘alternative 
medicine’, ‘frailty’, ‘decline’, ‘financial health’, ‘multimorbidity’

801 Socio-environmental 
determinants

T4 Health literacy 
measurement

‘literacy questionnaire’, ‘assessment health’, ‘measuring health’, 
‘literacy survey’, ‘newest vital’, ‘community-dwelling’, ‘validation 
health’, ‘psychometric property’, ‘hlq’, ‘communicative’, ‘literacy 
instrument’, ‘critical health’

813 Health-related 
information

T5 Medication 
fulfillment/

administration

‘medication adherence’, ‘pharmacy’, ‘antibiotic’, ‘prescription’, 
‘community pharmacy’, ‘adherence patient’, ‘pharmaceutical’, 
‘medication literacy’, ‘over-the-counter’, ‘pictograms’, ‘error’, 
‘hypertension’, ‘medication information’, ‘prescription drug’, ‘opioid’

738 Health care

T6 Consent to 
treatment

‘informed consent’, ‘consent form’, ‘hearing loss’, ‘sign language’, 
‘hearing aid’, ‘consent process’, ‘understanding informed’, ‘american 
sign’, ‘clinical research’, ‘language user’, ‘consent clinical’, ‘patient 
understanding’, ‘researcher’, ‘trial informed’, ‘consent information’

148 Health care

T7 Mental health ‘stigma’, ‘help-seeking’, ‘mental illness’, ‘health problem’, 
‘depression literacy’, ‘suicide’, ‘schizophrenia’, ‘eating disorder’, 
‘mental disorder’, ‘adolescent mental’, ‘recognition’, ‘people mental’, 
‘psychosis’

1,161 Health care

T8 Cardiovascular 
disease and 
management

‘heart failure’, ‘stroke’, ‘hypertension’, ‘atrial fibrillation’, ‘blood 
pressure’, ‘coronary’, ‘cardiac’, ‘anticoagulant’, ‘cardiac 
rehabilitation’, ‘cardiovascular risk’, ‘oral anticoagulant’, ‘stroke 
knowledge’

510 Health care

T9 Musculoskeletal 
disease and 
management

‘pain’, ‘arthritis’, ‘rheumatoid arthritis’, ‘musculoskeletal’, 
‘osteoarthritis’, ‘surgical’, ‘chronic pain’, ‘osteoporosis’, ‘injury’, 
‘knee’, ‘low pain’, ‘recovery’, ‘lupus erythematosus’

381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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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number

Topic name Topic word
Number of 

papers
Domain of health 

literacy

T10 Medical 
decision-making

‘care planning’, ‘advance care’, ‘palliative care’, ‘epilepsy’, 
‘end-of-life’, ‘bowel disease’, ‘inflammatory bowel’, ‘claim 
treatment’, ‘treatment effect’, ‘directive’, ‘shared decision-making’, 
‘patient preference’, ‘patient limited’

511 Health care

T11 Oral health and 
management

‘oral health’, ‘child oral’, ‘literacy oral’, ‘association oral’, ‘literacy 
dentistry’, ‘dental care’, ‘early childhood’, ‘dental caries’, ‘childhood 
caries’, ‘oral hygiene’, ‘dental service’, ‘dentist’, ‘adult literacy’, 
‘estimate’

418 Health care

T12 Infection 
prevention

‘vaccination’, ‘covid-19 vaccine’, ‘vaccine hesitancy’, ‘influenza’, 
‘immunization’, ‘attitude practice’, ‘malaria’, ‘influenza vaccination’, 
‘infodemic’, ‘misinformation’, ‘covid-19 outbreak’, ‘coronavirus’, 
‘crisis’, ‘fear’, ‘infection’, ‘acceptance’

432 Disease prevention

T13 Respiratory 
system diseases 

and 
management

‘asthma’, ‘copd’, ‘pulmonary disease’, ‘obstructive pulmonary’, 
‘inhaler’, ‘child asthma’, ‘asthma self-management’, ‘asthma 
management’, ‘adult asthma’, ‘pediatric asthma’, ‘asthma control’, 
‘literacy asthma’, ‘action plan’

230 Health care

T14 Pregnancy and 
reproductive 

health

‘pregnancy’, ‘maternal health’, ‘postpartum’, ‘reproductive health’, 
‘antenatal’, ‘fertility’, ‘sexual health’, ‘birth’, ‘contraception’, 
‘breastfeeding’, ‘antenatal care’, ‘literacy pregnant’, ‘young woman’

476 Health promotion

T15 Nutrition ‘food literacy’, ‘obesity’, ‘nutrition literacy’, ‘weight’, ‘physical 
literacy’, ‘eating’, ‘body’, ‘beverage’, ‘childhood obesity’, 
‘sugar-sweetened beverage’, ‘healthy eating’, ‘weight loss’, ‘diet’, 
‘obesity prevention’

521 Health promotion

T16 Health 
information 
education

‘library’, ‘organizational health’, ‘teach-back’, ‘information literacy’, 
‘literacy research’, ‘teach’, ‘consumer health’, ‘promoting health’, 
‘citizen’, ‘literacy responsiveness’, ‘literacy practice’, ‘literacy 
curriculum’, ‘sustainable’

826 Health-related 
information

T17 Digital health 
information

‘online patient’, ‘readability online’, ‘online information’, ‘internet’, 
‘educational material’, ‘readability analysis’, ‘readability assessment’, 
‘understandability’, ‘online resource’, ‘quality readability’, ‘education 
resource’, ‘suitability’, ‘available’, ‘assessment online’, ‘analysis 
online’, ‘readability quality’

528 Health-related 
information

T18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management

‘tuberculosis’, ‘people living’, ‘sexual’, ‘hiv/aids’, ‘sex men’, ‘hiv 
care’, ‘antiretroviral therapy’, ‘transgender’, ‘sexual health’, 
‘infection’, ‘msm’, ‘hiv testing’, ‘treatment adherence’, ‘medication 
adherence’, ‘living hiv/aids’

234 Health care

T19 Renal diseases 
and 

management

‘kidney disease’, ‘chronic kidney’, ‘dialysis’, ‘kidney transplantation’, 
‘renal’, ‘hemodialysis’, ‘ckd’, ‘transplant recipient’, ‘end-stage’, 
‘peritoneal’, ‘haemodialysis’, ‘donor’, ‘peritoneal dialysis’

250 Health care

T20 Digital 
healthcare

‘internet’, ‘online health’, ‘portal’, ‘electronic health’, ‘e-health’, 
‘apps’, ‘usability’, ‘e-health literacy’, ‘usage’, ‘mhealth’, ‘mobile 
health’, ‘web’, ‘internet use’, ‘adoption’, ‘phone’, ‘informatics’, 
‘search’

952 Health-related 
information

T21 Diabetes and 
management

‘diabetes mellitus’, ‘patient type’, ‘glycemic control’, ‘diabetes 
self-management’, ‘literacy diabetes’, ‘glaucoma’, ‘diabetic patient’, 
‘diabetes health’, ‘self-care behavior’, ‘diabetes management’, 
‘glucose’, ‘diabetes knowledge’

637 Health care

T22 Environment 
and health

‘environmental health’, ‘disaster’, ‘environmental exposure’, ‘air 
pollution’, ‘water’, ‘health risk’, ‘citizen science’, ‘medium literacy’, 
‘climate’, ‘contaminated’, ‘literacy effort’, ‘reporting environmental’

116 Health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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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토픽을 Sørensen 등 (2012)의 헬스리터러시 통

합 모델의 영역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Table 1>, 질병이나 

치료관련 주제에 관한 약물복용(T5), 치료 동의(T6), 정신

건강((T7), 심혈관질환과 관리(T8), 근골격계질환과 관리

(T9), 치료 결정(T10), 구강건강과 관리(T11), 호흡기계 질

환과 관리(T13), 성병과 관리(T18), 신장질환과 관리(T19), 

당뇨병과 관리(T21)의 11개 토픽을 건강관리 영역으로 분

류ㆍ명명하였다. 또한 질병예방과 밀접히 관련된 암예방과 

검진(T0), 청소년건강(T1), 감염예방(T12)의 3개 토픽을 질

병예방 영역으로 분류ㆍ명명하였고, 생애주기나 광범위하

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임신과 생식건강(T14), 영양

(T15), 환경과 건강(T22)의 3개 토픽을 건강증진 영역으로 

분류ㆍ명명하였다. 이 밖에 헬스리터러시 측정(T4), 건강정

보 교육(T16), 디지털 건강정보(T17), 디지털 헬스케어

(T20)는 건강관련 정보영역으로 분류ㆍ명명하였고, 이민자

/이주민(T2), 노인(T3)는 사회환경적 결정요인 영역으로 분

류ㆍ명명하였다. 

헬스리터러시 토픽과 영역별로 연구를 구분하고 시기에 

따른 논문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Figure 3]와 같다. 헬스리

터러시 영역별로 분류할 때 가장 많이 발표된 논문은 건강

관리 영역(5,218건, 40.63%), 건강정보 영역(3,119건, 

24.29%), 질병예방 영역(2,097건, 16.33%) 순이었다. 각 영

역별 논문주제를 보면, 헬스리터러시와 관련된 건강관리 

영역에서는 ‘정신건강’(T7) 관련 논문(1,161건, 9.04%)이 

가장 많았고, 특히 2015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질병 예방 영역에서는 ‘암 예방 및 검진’(T0) 관련 논문

(1,146건, 8.92%)이 가장 많았고, 2017년부터 급격한 추세

를 보였다. ‘감염예방’(T12) 관련 논문(432건, 3.36%)은 영

역 내 가장 낮은 순이지만 2019년부터 매우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건강증진 영역에서는 ‘임신 및 생식건

강’(T14) 관련 논문(476건, 3.71%)이 가장 많았고 ‘영

양’(T15) 관련 논문(521건, 4.06%)과 함께 완만하지만 지속

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A. Domain 1. Health care associated with health literacy

B. Domain 2. Disease prevention associated with health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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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omain 3. Health promotion associated with health literacy

D. Domain 4. Health-related information

E. Domain 5. Socio-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health literacy

[Figure 3] Topics and domains of health literacy studies over time

이 밖에 헬스리터러시와 관련된 건강증진 영역은 전체 

논문 12,842건 중 1,113건(8.67%)으로 발표된 논문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관련 정보영역에서 가

장 많은 논문주제는 ‘디지털 헬스케어’(T20)가 952건

(7.41%)이었고 2018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건

강정보 교육’(T16) 관련 논문(826건, 6.43%)은 불규칙한 

증감 추이를 보였다. 사회환경적 결정요인 영역은 전체 

논문 중 1,295건(10.08%)으로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세

를 보였다.

연도 순에 따라ㆍ토픽별 논문 개수를 파악한 결과,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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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토픽 논문 개수가 증가 추세이나, ‘감염예방’(T12)의 

경우, 전염병과 관련된 주제인 만큼, 2019년 31건과 비교

하여 2020년 98건, 2021년 205건으로 다른 토픽들과 비교

하여 높은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헬스케

어’(T20)의 경우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

라 언택트 환경이 주목받음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

서의 헬스리터러시 관련 연구가 활발히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Ⅳ. 논의

본 연구 결과는 헬스리터러시 연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다양화되고 환자교육과 상담, 의료 커뮤니케이션, 의료

기술과 정보학, 건강증진 등 다양한 분야로 주제 범위가 확

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헬스리터러시에 대한 논문 건

수는 최근 10년간 약 5배가 증가하였고 2019년 이후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환자 간 

상호작용과 조직의 헬스리터러시 수준을 넘어서 거시적 수

준에서 사회 각 분야로 헬스리터러시의 개념범위가 확대되

고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이다(Schaeffer, Hurrelmann, 

Bauer, & Kolpatzik, 2018). 또한 건강증진 분야에서 개인

의 건강결정 역량의 강화가 강조되면서 헬스리터러시를 건

강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와 형평성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

으로서 국가 정책과 전략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 세

계적 기조를 반영하였다(Park, Koh, & Lee, 2022).

Sørensen 등 (2012)은 헬스리터러시의 영역을 건강관

리, 질병 예방, 건강증진의 세 가지 영역에서 건강과 관련

된 정보에 접근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하고, 처리/평가

하고, 적용/활용하는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헬스리터러시의 선행연구를 

토픽모델링을 통해 클러스터링한 결과, 건강관리, 질병예

방, 건강증진의 세 가지 영역과 더불어 건강관련 정보 및 

사회환경적 영향요인 영역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최근 10년간 발표된 12,842건의 헬스리터러시 연

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Sørensen 등 (2012)이 통합적 헬스리터러시 기틀에서 제시

한 헬스리터러시의 개념적 구성을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에서 Sørensen 등 (2012)의 헬스리터러시 모델

에 기초하여 연구주제를 분류한 결과, 지금까지 헬스리터

러시 연구는 건강관리 영역에서 가장 많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창기의 헬스리터러시 연구는 대부분 심혈관 

질환, 당뇨병,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등 개인별로 

다양한 질환별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평가 및 적용하는 측면에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

다. 최근 국내연구에 따르면, 헬스리터러시 수준이 낮은 집

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건강생활 실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함이 지적되었

다(Choi & Kim, 2021). 따라서 향후 국내연구에서는 헬스

리터러시가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정보 활용 강화, 의

사소통 강화, 행동변화 강화 등을 포함하여 건강성과를 향

상시킬 수 있는 중재 연구가 필요하겠다(Kang & Lee, 

2015). 

한편 2017년 이후부터는 암예방과 검진, 흡연과 알콜 등 

청소년 건강, 예방접종 등 감염예방을 비롯한 질병예방 영

역과 건강정보교육, 디지털 건강정보, 디지털 헬스케어를 

포함한 건강 관련 정보 영역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나

타냈다. 이 결과는 헬스리터러시 연구가 개인적 수준의 건

강관리 영역에서부터 인구집단 수준의 질병예방과 건강증

진 영역으로 대폭 확장되고, 개인의 기술과 능력 중심에 대

한 논의를 넘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헬스리터러시를 증

진하는 측면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Park et al., 

2022). 

먼저, 질병예방 영역과 건강증진 영역에서는 감염예방 

주제에 대한 연구가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2019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판데믹과 맞물

려 헬스리터러시와 관련된 백신접종과 예방행위 등에 대한 

연구논문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규모 감염병

유행 시기에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

하는 등의 건강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이러

한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

하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헬스리터러시를 갖추어야 한

다(Cordero Jr., 2022). 뿐만 아니라 신종 감염병의 유행과 

더불어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한 가짜 정보가 범람

하면서 헬스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Choi & Kim, 2021). 이러한 점에서 향후 국내에서는 적정

한 수준의 헬스리터러시를 갖추지 못한 집단을 위해 질병

예방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88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40권 제2호

정보 전달방안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Cordero Jr., 2022). 

다음 순으로 큰 증가세를 보인 주제는 암 예방 및 검진

이었다. 이는 헬스리터러시가 암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과 정기적 암 검진을 포함한 암 예방행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수행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는 점에서(Kim & Kim, 2021), 암 사망률 감소에 있어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국내 의료수급권자를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헬스리터러시가 낮을수록 암 

예방 지식수준이 낮고 암 예방행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가지며 암 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으며 이러한 

변수들의 매개를 통해 암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설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26%가 암

으로 사망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여전히 사망원인 1

위인 상황이므로(E-nation index, 2023) 헬스리터러시 취

약층을 대상으로 암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해 

건강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개

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겠다(Kim & Kim, 2021).

이 밖에도 건강증진 영역에서 성 생식 건강과 영양, 환경

과 건강 주제의 연구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헬스리터러

시 연구가 생애 주기에 걸친 다양한 건강증진 영역으로 확

대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Sørensen 등 (2012)

의 헬스리터러시 모델에서는 헬스리터러시 영역이 건강관

리에서 질병예방, 건강증진으로 확장될수록 개인적 수준의 

“의료”적 관점으로부터 집단적 수준의 “공중보건”적 관점

으로 확대되고, 의료기관을 벗어난 예방적 건강에 대한 헬

스리터러시의 잠재적 영향이 강조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

였다. 그러나 아직 건강관리나 질병예방 영역에 비하여 건

강증진 영역의 헬스리터러시 연구는 발표된 논문 편수가 

훨씬 적으며 증가세도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또는 생애 전체에 걸쳐 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임신과 출산, 영양, 운동, 환경 보건 등 다양한 

건강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관점에서 건강과 관련

된 헬스리터러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헬스리터러시 역량 영역에서는 지난 2016년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와 헬스리터러시 측정 주제의 연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건강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모

니터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디지털 헬스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뒷받침하였다(Choi, Chun, & 

Choi, 2022). 디지털 헬스리터러시는 디지털화된 보건의료 

상황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역량을 일

컫는다(Choi, Chun, & Gwak, 2022). 최근 우리나라가 디

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을 활용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과제로 제

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 국민의 디지

털 헬스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되며,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자원의 활용과 교

육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겠다(Park et al., 2022). 또한 

헬스리터러시 측정 주제의 연구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은 헬스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중재나 정책이 개

발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의 헬스리터러시 수준에 대한 

측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

다. 우리나라에서도 헬스리터러시의 국가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측정도구가 개념의 포괄성과 함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겠다

(Chun, Kim, & Park, 2022).

셋째, 건강관리 영역에서는 의료계의 헬스리터러시와 관

련된 투약, 치료 동의, 심혈관계 질환 관리, 근골격계 질환 

관리, 치료적 의사결정, 구강건강, 성병 관리, 당뇨병 관리, 

정신건강 주제의 연구가 포함되었으나, 정신건강 주제의 

연구가 예외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사회환

경적 결정요인 영역에서도 이주민과 이민자, 노인 주제에

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헬스리터러시의 대표적 취약계층

임을 제시하였으며, 헬스리터러시 연구에서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의 중요성을 반영하였

다. 특히, 디지털 정보사회에서는 노인층에서 디지털 정보

격차가 가장 취약하다.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20대보다 디지털 헬스리터러시가 유의하게 낮

았고,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점수는 주관적 건강, 건강한 식

생활 실천, 걷기운동, 충분한 수면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Choi, Chun, & Kwak, 2022). 따라서 향후 고령으

로 인한 복잡한 정보처리 능력의 저하와 디지털 기술 습득 

능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Ko, Kang, & Lee, 2021).

이 밖에도 이러한 연구결과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글로벌 헬스리터러시 연구동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공공 

환경 산업 보건, 건강관리 과학 서비스, 간호 및 건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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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에서 헬스리터러시 연구가 점차 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정신 헬

스리터러시와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영역으로 연구가 확장

될 것이라고 한 결과를 지지하였다(Qi et al., 2021). 우리

나라에서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이 2021년 발표되었고, 2017년부터 수

립 준비를 시작한 5차 종합계획의 중점과제로 건강정보 이

해력 제고가 포함되었다. 대과제로 건강정보 이해 및 활용 

능력 제고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이며, 세부 과제 내용은 

건강정보 이해 능력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건강정보 활

용 교육 체계 구축, 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이다. 우리나라의 헬스리터러시 국가 정책은 시작이 늦었

고 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이지만, 국가 정책에 대한 근거 연

구를 위해 헬스리터러시에 관한 연구동향 추세 비교 분석

과 향후 연구 및 중재 개발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

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를 통해 헬스리터러시에 관한 국제

적 연구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정책 마련과 체계 구

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분석 대상 자료에 학위

논문이나 신문기사 등을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또

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구분하여 비교하지 못한 한계가 있

는데, 그 이유로는 헬스리터러시 연구가 주로 수행되는 

간호학 분야의 국내 등재 학술지 일부가 국외 학술 데이

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중복이 존재하고, 국외 연구와 직접

적으로 비교하기에 국내 연구 논문의 수가 적은 것, 그리

고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논문 데이터의 영문 

초록의 완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있다. 향후 연구

에서는 주요 국가 간 연구동향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헬스

리터러시 연구의 미진한 점과 발전방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 대량의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텍스

트 마이닝 기법 중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최근 10년간의 

헬스리터러시와 관련된 국제 연구동향의 추세를 비교 분

석하고 헬스리터러시 관련 논문의 토픽 분석을 주제별로 

검토함으로써, 헬스리터러시와 관련된 연구 수행 시 주요

한 이슈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헬

스리터러시 연구는 개인적 수준의 건강관리 영역에서부터 

인구집단 수준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영역으로 대폭 확

장되고, 개인의 기술과 능력 중심에 대한 논의를 넘어 전

체 국민을 대상으로 헬스리터러시를 증진하는 측면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신건강과 디지털 헬

스케어 관련 연구의 확장과 관심이 확인되었고,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 등과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의 반영 

및 사회환경적 요인과 노인이나 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관

한 관심의 확산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대상

자의 헬스리터러시 수준을 고려한 의료정보와 교육 및 의

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매체나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

니라 사회적ㆍ국가적 접근 방안 마련 등 다양한 후속 연

구를 기대한다. 특히, 향후 국내연구로 헬스리터러시의 국

가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개발과 타

당도 및 신뢰도의 검정, 헬스리터러시 수준이 낮은 집단

을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정보 전달방안에 대한 연

구 및 건강정보 활용 강화, 의사소통 강화, 행동변화 강화 

등 건강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연구, 생애주기별 

임신과 출산, 영양, 운동 등 다양한 건강생활 습관뿐만 아

니라 생태학적 관점에서 헬스리터러시에 대한 연구, 그리

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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