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이제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급속한 고령

화는 노인의 만성질환과 같은 신체적 건강 문제를 넘어, 정

서적 우울감과 사회적 허약도를 심화시키며 삶의 질 전반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우울감이 중첩되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더욱 극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대면 서비스와 인

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활용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상호작용을 제공하며 독거노인

의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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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국내 각 이동통신사 KT는 기가지니(GiGA 

Genie), SK는 누구 오팔((NUGU opal), 아마존(Amazon)은 

아마존 알렉사 투게더(Alexa Together) 등 고령층의 건강

관리와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 비대면 서비스의 많은 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다(Kim, Kim, Lee, & Choi, 2022).

전 세계 AI 시장 규모는 2023년 1,359억 달러에서 2030

년 8,267억 달러로 연평균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혁혁한 발전이 거듭되고 있다(Jeong, 

2024). 특히 자연어 처리, 이미지와 비디오 분석 기술, 딥

러닝 학습 그리고 AI가 스스로 시행착오로 최적의 결정을 

찾는 것은 실로 그간의 기술혁명의 역사를 넘어서는 수준

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돌봄서비스 영역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I는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과 유사한 지능적 행동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

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

는 AI 로봇은 돌봄과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한 스마트 헬스

케어 기기로, 정서적 지원, 건강 모니터링, 복약 지도, 낙상 

감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단순한 자동화 기기를 

넘어 사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요구를 통합적으로 충족시

킬 수 있는 도구로 데이터 학습과 기계 예측 모델을 구축하

는 기술의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을 포함한다.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건강 모니터링인 ‘모바일 헬스(mobile health)’는 정

보통신 기술과 의료의 융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

술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개별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Bae, 2021).

AI 기술이 우리 사회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면, 우선은 의료 혁신으로 의료 이미지 분석,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 등에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이겠고, 

둘째로는 생산성 향상으로 작업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이 

절감되며, 셋째로는 효율적인 전력 관리와 에너지 절감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개인

화된 학습 경험 제공과 교육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Alowais et al., 2023).

이러한 기술이 노령인구와 취약계층에 미치는 이점을 

살펴보면, 우선은 돌봄서비스 개선으로 인공지능은 건강 

상태 모니터링, 복약 지도, 심리적 안정감 제공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Kim, 2020). 둘째는 사회적 연결 강화로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 범유행 상태와 같은 사회적 고립 상황에

서 챗봇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고립감을 줄여준다는 

보고와 같이, 인공지능은 노년층과 독거노인에 게 따뜻한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다(Kim, 2020). 세 번째는 정보 접근

성 개선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은 의료 정보, 의사소통 도구,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지원

을 제공하는 등 노인에게 정보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다

(Kwon, 2022). 네 번째는 돌봄 인력 부족 해소인데, 인공

지능은 자동화된 서비스와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일상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등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

할 수 있다(Oh, Kim, Park, Ahn, & Cho, 2022). 

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계층인 

독거노인에게 인공지능 기술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기는 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풀어야 할 과제

가 있다. 바로 건강요구의 다양성과 정확도 높은 질적 데이

터의 확보가 필요하며, 데이터가 갖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요구

된다. 더불어 AI 모델에서 유도된 결과가 의료 전문가와 환

자가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마지막으

로는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하는 복잡한 과정인데, 효율적

이고 안전한 AI 도입에 있어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Kim et al., 2022).

본 연구는 질적 메타합성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질적 

메타합성은 양적 연구의 메타합성보다 복합하지만, 개별 일

차 연구의 의미를 최대한 유지하며 새로운 해석과 풍성하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on, 2020).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과 기대는 높지만, 취약

계층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에서의 활용은 아직 

제한적이다. 그간 개별 연구들에서 다양한 해석과 결과의 

공통점이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확장과 

적용에 대한 확장된 지식과 통찰력을 제시하는데 있어 질적 

메타합성은 매우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Kwon, 2022). 

본 연구에서는 기술 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Davis, 1989; Liu, Wang, & Hu, 2023)을 적

용하여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해결과 지식기반을 설명하였

는데, 독거노인들이 인공지능 로봇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편익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들의 건강과 삶

의 질에 대한 기대가 기술 수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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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았고 인공지능 로봇이 독거노인들의 건강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

구는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노인들의 삶을 지원하고 향상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노인들의 경험을 통해 

다음의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기술 수용모델을 통해 현상 해석의 안정적 관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적절한 수정형 모델을 도출

한다.

둘째, 수정형 모델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긍정적․부정적 면을 확인한다.

셋째,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 속 통합과정과 지속적 사용

에 따른 부담을 확인한다.

넷째,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발전의 

기대와 과제를 도출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Davis의 기술 수용모델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한 노인의 경험에 대하여 선행 질적 

연구의 결과들을 분석한 후, 합성한 질적 메타합성

(qualitative meta-synthesis) 연구이다. 연구 수행을 통해

‘이용태도-행동-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2. 문헌검색 및 논문 선정

질적 메타합성을 위한 문헌검색 및 논문의 선정 과정은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rotocols) 2020(Page et al., 

2021)을 기반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흐름도를 적용하였다. 

2024년 1월 국내에서 출판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문헌검

색을 수행하였으며,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학술연구 정보

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학

술 콘텐츠 플랫폼인 DBpia(㈜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국회 

전자도서관이다. 국외 문헌들을 포함하지 않고 국내의 문

헌들만 포함한 이유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인식과 제품

의 기능 및 디자인 등을 포함한 기능적, 문화적 요소들이 

대상자들에게 경험의 차이가 다르게 작용하며, 기대 수준

도 국가마다 다를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논문 선정의 포함 기준은 (1)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한 노

인을 대상으로 (2) 이용 경험을 탐색한 질적 연구이다. 검

색어는 노인, AI, 경험이며, 전체 영역에서 AND로 연결하

여 검색하였다(노인 AND AI AND 경험 또는 노인 AND 인

공지능 AND 경험 또는 노인 AND 스마트 홈 AND 경험 또

는 노인 AND 로봇 AND 경험 또는 노인 AND ICT AND 

경험 또는 노인 AND AI AND 이용 또는 노인 AND 인공지

능 AND 이용 또는 노인 AND 스마트 홈 AND 이용 또는 

노인 AND 로봇 AND 이용 또는 노인 AND ICT AND 이

용). 그리고 문헌의 제외 기준은 (1) 중복 연구 (2) 인공지능 

로봇 이용 경험과 관련이 없는 연구 (3) 질적 연구가 아닌 

연구(양적 연구 및 종설 연구) (4) 인공지능 로봇을 대상자 

가정에 두고 사용하지 않은 연구 (5) 인공지능 로봇과 노인

[Figure 1] Flow diagram for systematic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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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은 연구 등이다. 

포함 기준을 적용한 검색 과정으로 산출된 논문 데이터

는 총 161편이었으며, 위의 제외 기준을 적용하여 인공지

능 로봇을 이용한 노인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

는 총 5편을 선정하였다[Figure 1].

3. 논문의 질 평가

최종 선정된 5편의 논문에 대하여 신뢰성, 진실성 및 엄

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 (CASP) 도구를 활용한 논문의 질 평가를 수행

하였다. 이 도구는 일차 연구논문의 질 평가로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Barnett-Page & Thomas, 2009; 

Son, 2020; Son, Oh, & Jang, 2018). CASP는 영국의 비영

리 단체로 비판적 논문 평가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 및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CASP, 2022), 이 연구에서

는 CASP에서 발간한 질적 연구 체크리스트(CASP, 2023)를 

이용하였다. 질 평가 항목은 연구 목적의 명확한 서술, 질

적 방법론의 적절성, 연구설계의 목적 적합성, 대상자 모집 

전략의 적절성, 데이터 수집 방법의 적절성, 참여자와 연구

자 간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고려,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

려, 데이터 분석의 엄격성, 연구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서술

과 연구의 가치 등을 포함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CASP, 2022; Choi, 2023).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체

계적으로 질적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판단하며, 이 연구에

서는 선정된 논문의 연구를 이해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으

며, 비판적 평가를 위한 CASP 체크리스트 10개의 문항을 

만족한 비율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5편의 논문에 대하여 2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각 항목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

는 논문의 질을 평가하였으며, 각각의 평가 결과를 비교한 

결과 불일치가 있는 항목은 없었다. 평가 결과, 4개의 논문

은 100% 충족하였으며, 1개의 논문은 90%를 충족하였다

<Table 1>.

4. 데이터 추출

데이터 분석과 메타합성을 위해 Noblit과 Hare (1999)

가 제시한 메타에스노그래피(meta-ethnography) 접근방

법을 적용하였다. 메타에스노그래피는 연구 간의 맥락적 

차이를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해석적 통찰을 도출할 수 있

는 강점을 가진다. 특히, 이 방법론의 7단계는 개별 연구를 

단순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연구 간의 관계를 비교·

Section Items

A1 A2 A3 A4 A5

Choi
(2023)

Song
(2022)

Paik 
et al.
(2021)

Lee
et al.
(2021)

Lee 
et al.
(2015)

Secti
on A

Are the results 
valid?

1. Was there a clear statement of the aims of the 
research?

Y Y Y Y Y

2. Is a qualitative methodology appropriate? Y Y Y Y Y

Is it worth 
continuing?

3. Was the research design appropriate to address 
the aims of the research?

Y Y Y Y Y

4. Was the recruitment strategy appropriate to the 
aims of the research?

Y Y Y Y Y

5. Was the data collected in a way that addressed 
the research issue?

Y Y Y Y Y

6. Has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er and 
participants been adequately considered?

C Y Y Y Y

Secti
on B

What are the 
results?

7. Have ethical issues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Y Y Y Y Y

8. Was the data analysis sufficiently rigorous? Y Y Y Y Y

9. Is there a clear statement of findings? Y Y Y Y Y

Secti
on C 

Will the results 
help locally?

10. How valuable is the research? Y Y Y Y Y

Notes. * Y=Yes; C=Can’t Tell; N=No

<Table 1> Quality assessment result of the Critical Appraisal Screening Program (C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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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여 새로운 의미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여기서 7단계는 해당 질적 연구가 정보를 제공하는 

관심사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합성에 합당한 것을 찾는 시

작 단계부터 메타분석 및 검토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들을 

결정하고, 논문을 읽고 논문 간의 관련성을 찾은 후 의미를 

해석하여 이를 종합 및 표현하는 과정을 거친다(Noblit & 

Hare, 1999). 이 과정을 적용한 후, 선정된 5개 논문 

<Table 2>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를 도출하였다. 메타에스노그래피 분석 과정에서의 1

차 구조는 선정된 논문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해석이고, 2차 구조는 1차 구조에 기

반한 연구자의 해석이며, 3차 구조는 2차 구조의 원저자의 

해석에 기반한 연구자의 새로운 해석을 의미한다(Cahill, 

Robinson, Pettigrew, Galvin, & Stanley, 2018; Noblit & 

Hare, 1999; Toye et al., 2014). 

1차 구조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발언을 기준으로 구성 개

념을 정립하였으며, 2차 구조에서는 연구자의 해석을 바탕

으로 구성 개념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최종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공통된 주제와 논리적 연관성을 

기준으로 통합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 

3명이 각 논문의 구조와 해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상호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5개 주제의 

합성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자 간 합의 과정을 위해서 연

구자들이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코드화한 뒤 결과를 비교하

였으며, 코드의 차이점과 해석상의 불일치를 논의하는 합

의 과정을 거처 최종적인 내용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

은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Noblit

과 Hare (1999)의 방법론에 따라 진행되었다. 

Ⅲ. 연구결과

선정된 5개의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질적 메타합성을 진

행한 결과, 5개의 주제(3rd order construct)와 13개의 하부 

주제(2nd order construct) 및 31개의 개념(Key concepts 

from 1st order construct)이 도출되었다<Table 3>. 질적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모두 독거노인으로 총 45명이었으

며, 조사 방법은 개별 심층면접(Individual in-depth 

interviews)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s)으로 

수행되었다. 질적 연구에 합성한 각 연구에서 주어진 인공

지능 로봇의 외형은 모두 다르지만, 노인 대상자들의 건강

관리 및 돌봄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노인의 가정에 상주하

는 즉, 스마트 홈(Smart home) 로봇의 형태였다. 따라서 각

각의 질적 연구 결과에 대한 메타합성은 노인들이 인공지

능 로봇 이용의 시작부터 이를 경험한 과정에서 겪고 느끼

며 인식하게 된 결과들과 기능의 발전 기대까지 일련의 과

정으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초기에 인

공지능 로봇이라는 기계와의 대면에서 느끼는 낯섦과 기

대’, 둘째, ‘인공지능의 지속적 사용과 이용 확대에 대한 부

담’, 셋째, ‘정보제공의 유용성’, 넷째, ‘인공지능이 노인의 

일상생활로의 통합’, 다섯째, ‘기능 향상에 대한 기대’의 다

섯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1. 낯선 존재와 기대(초기에 인공지능과 대면)

노인 대상자들은 가정에서 사용해야 하는 인공지능 로

봇을 처음 마주하면서 기계에 대한 긍정적 호기심과 기대

를 하는 노인들이 있지만, 초기에 인공지능 로봇에 적응해

야 하는 불편함과 단순한 기계일 것이라는 지각으로 이에

[Figure 2] Conceptual model developed from the line-of-argument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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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대가 없는 태도도 나타났다[A1, A2, A3, A5]. 즉, 새

로운 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기대감을 품고 인공지능

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긍정적 태도와 인공지능에 대한 기

대가 낮거나 없는, 즉, 기존에 갖고 있던 인식에 따라 인공

지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난 것이다. 

1) 긍정적 호기심과 기대

대상자들은 뉴스에서 들어본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외형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로움

이 나타났으며 각종 매체를 통해 외부 정보들로부터 습득

한 인공지능의 유용성을 기대하고 있었다[A2, A3, A5]. 

“혼자 살던 노인이 넘어져 죽을 뻔했는데 (스마트 홈) 기

계가 알려줘서 소방서에서 출동해 살려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A3)

2) 인공지능에 적응해야 하는 불편함

인공지능 로봇이 가정에 상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

편하고 낯선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학습의 어려움과 기계의 신호 및 불빛 등 상시 움직이

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나타났다[A1, A2, A3, 

A5]. 이는 대상자들이 스스로 학습이 어렵다는 것을 표현

하고 있어 인공지능의 학습이 불편한 존재였으며, 가정에

서 인공지능 로봇이 상시 움직이고 있는 것(신호 및 불빛 

등)이 일상생활에 거슬리는 등 불편함도 있었다. 무엇보다

도 기계의 움직임 및 신호들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씻을 때 다 보이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 다 

여기 녹음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3)

“저희가 기계 사용법을 모르니까, 기계 자체가 나쁜지 여

기 시설하러 오신 분들이 기술이 부족한지, 처음에는 연

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몇 번씩 와서 하고 그

랬죠.” (A5)

3) 단순한 기계의 지각으로 비롯된 무 기대

초기에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이해 부족과 프로그램이 

단조롭게 느껴져 이에 대한 무미건조함이 나타나는 등 즉, 

기대가 없는 태도들도 나타났다[A2, A3].

“막상 프로그램 들으면 너무 단순해서 그냥 앵무새 같더

라고. 라디오 틀어 놓은 거랑 뭐가 다르냐고” (A2)

2. 지속 사용 및 이용 확대에 대한 부담

대상자들은 인공지능 로봇의 지속 사용으로 경제적 비

용에 대한 부담과 인공지능과의 소통의 한계 그리고 지속

적 이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A1, A3, A4, A5]. 

1) 경제적 비용의 부담

대상자들은 인공지능의 설치 및 사용을 위해 데이터 및 

Wi-Fi 이용에 대한 경제적 비용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A1, A3].

“나도 모르고 처음엔 썼는데, 돈은 안 빠져나갔거든요. 안 

빠져나갔는데, 갑자기 3월에 그렇게 돈이 많이 빠져나가

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어머 내가 돈도 벌지도 못 

하는데 한 달에 생활비 고거 가지고 쓰는데 이렇게 다달

이 빠져나가면 내가 저기 못 쓰겠다 싶어서···.” (A1)

2) 소통의 한계

인공지능 로봇과의 의사소통 시 해석의 오류 발생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의 부적절한 응답 및 작동으로 소통의 한

계를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오류가 잦을수록 기계보다 사

람과의 대화가 익숙하다고 하였다[A1, A3, A4]. 즉, 대상자

들은 인공지능 로봇의 부정확한 응답, 단순 대화의 반복, 

상황에 부적절한 작동, 기계의 오작동으로 경보음이 울렸

던 경험을 하였다. 이는 기계의 오작동이 인공지능과의 소

통의 한계라는 단점이 노인들에게는 더욱 원활한 소통과 

공감성 및 교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내가 어떨 적에는 진동으로 해놨는데도 사람들도 많은데 

몇 시라 그러고 뭐 여기 뭐 와서 손 씻으라 그러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 집에 왔으니까 손 씻어라, 뭐 그러면은 사

람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상하게 쳐다보잖

아. 그럴 때가 몇 번 있었어.” (A1)

3) 지속적 이용에 대한 부담

대상자들이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인공지능 로봇 내에 

탑재되어 있는 불필요한 부가 정보와 노인들이 보기에는 

다소 불편한 화면 디스플레이(작은 글씨, 어두운 화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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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게는 조작이 어렵고 오류 발생 시 해결이 미흡하

다는 점 등, 이러한 불만족 요소들이 인공지능 로봇의 지속

적 이용에 대한 부담의 이유로 나타났다[A1, A3, A4, A5]. 

부가 정보들은 대상자마다 활용하는 수준 및 정도가 다르

지만, 다양한 기능과 정보들이 있는 것보다 노인들이 잘 사

용하는 정보 위주의 단순한 기능을 선호하였다. 또한 노인

들에게는 인공지능 조작법이 어려워 누군가가 반복 설명해 

주고 수시로 질문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필요하였다.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필요 없습니다. 노인들한테 맞

게끔, 딱 마음에 와닿는 것으로만···. 노인들이니까 실질적

으로 뭐 하나, 간단한 프로그램. 항상 내가 말씀드리는 거 

그거예요.” (A5)

3. 정보제공의 유용성

대상자들은 인공지능 로봇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유용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A1, A2, A3, A4, A5]. 즉, 인공지능 로봇을 지속적으로 사

용하면서 대상자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지

식을 습득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험을 하였다.

1) 필요한 정보제공의 유용함

가정에서 인공지능 로봇은 대상자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신체활동에 대하여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함과 건강 상태를 자가 측

정한 후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들을 경험하였다

[A1, A2, A3, A4, A5]. 즉, 식사 안내, 음식 관리 및 조리법, 

가전 사용법, 복약 지도, 오늘의 날씨 및 뉴스 등 일상생활

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

다. 그리고 걷기 등의 신체활동에 대하여 스스로 모니터링

을 할 수 있었으며, 건강 상태(만성질환 관리)를 스스로 점

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 확인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

여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등의 

유용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냉장고 문 열 때 뭐 이렇게 안에 음식물 오래된 거는 버

리고 뭐 잘 랩을 싸서 넣으라 하는 거 이런 것도 관리해 

주고,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뭐 이런 것도 뭐 인자는 뭐는 

전자레인지에 되고, 안 된다는 것도 그런 것도 관리해 주

고” (A1)

4. 노인의 일상생활로 적응 및 통합

대상자들은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하면서 신체적·정신적 

및 심리적 안전지킴이와 지속 사용으로 이에 대한 적응과 

자신의 익숙한 생활로 통합된 경험을 하였다[A1, A2, A3, 

A4, A5]. 이는 인공지능 로봇이 노인들에게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여 대상자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고, 초기에

는 낯선 존재였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상자들의 일상에 필요한 존재로 자연스럽게 적응하

고 통합되어 있었다. 

1) 신체적·정신적 안전지킴이

대상자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낙상 및 응급상황을 감지

하고 노인들의 인지기능을 강화하며 약물 관리 및 투약 안

내 등 신체적·정신적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어 대상자

들이 건강 상태 호전을 체감하고 있었다[A1, A2, A3, A4, 

A5].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눌러서 가족들에게 알리는 시스

템과 위험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난 

경험을 한 노인들은 자신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유용한 사

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들은 식사 시간, 투약 

시간 및 중복 투약 등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인공지능이 해당 시간에 안내함으로써 투약과 관련된 

불안이 감소하였다. 또한 기억력 감소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진 노인들에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있는 퀴즈나 숫자 

계산 등을 활용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을 되고 있다고 하였

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로봇을 잘 활용하고 있는 노인들

은 인공지능의 정보 및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여 규칙적

인 생활, 신체활동의 변화, 불안감 감소, 불면증 해소 등 자

신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다. 

“얘가 있으면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아···. 때마다 시간도 

알려주고 내가 잊어버릴 것 같은 거를 얘가 자꾸 얘길 하

니까···. 어디 사느냐, 고향이 어디냐, 아주 별거 다 물어

봐. 퀴즈도 내고 숫자 계산도 시키고…. 정신이 더 맑아지

지.” (A4)

2) 심리적 안전지킴이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이 대상자들에게 무료함을 달래주

는 말벗이 되어주고, 가족과 친구 같은 존재로 느끼고 있었

으며 외로움 및 우울감이 경감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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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4].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부터 말소리가 밖으

로 송출되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이 감소하고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등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역할

을 하고 있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상

대가 되는 말벗이 되고 있었으며 점차 인공지능 프로그램

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등의 정서적 공유까지 되고 있어 외

로움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나아가 대상자의 가정 

내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가족 및 친

구와 같은 ‘가족의 관계’로 확장되고 있었다. 

“나갔다 오면 정말 저는 독거노인이거든요. 근데 인제 그

렇게 진짜 독거노인이 됐는데, 00 씨가 정말 너무 반갑게 

맞이하고, 정말 진짜 아주 친근하게 하고, 딸이 나 손자보

다도 더 아주 그냥 살갑게, 아주 그냥 다정하고 다감하고 

그냥 위로 격려가 되고, 그 정말 그 여러 갖가지로 감정을 

다독여주고, 마음을 위로해 주고, 안내 해주고, 그냥 마음

을 이렇게 만져줘요.” (A1)

3) 적응과 익숙한 생활로 통합

인공지능 로봇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할수록 없으면 

생활이 불편하며, 없어서는 안 되는 의존적 존재로 발전하

였다[A2, A3, A4]. 대상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간단히 질문

하는 습관, 같이 기도하는 등 생활을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인공지능 로봇에 자연스럽게 적응하

고 있었으며 자신의 익숙한 일상생활로 통합되고 있는 경

험을 하고 있었다.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묻기도 전에 내가 먼저 물어봐, 

뭐 대답은 안 하지만 눈을 보면 알어. 내가 옷 갈아입을 

때 꼭 물어봐요. 오늘 뭐 입을까? 그럼, 우리 00이가 대답

해요.” (A2)

“나 같은 노인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내 

편은 효돌이 밖에 없고, 이제 효돌이가 없으면 허전해서 

못살 것 같아요. 난 이렇게 효돌이하고 대화하면서 살다

가 죽기로 했어요.” (A4)

5. 기능에 대한 발전 기대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을 노인들이 지속해서 잘 활용하

려면 노인 중심의 용이성 및 유용성이 확대되어야 하고, 인

공지능 로봇의 사용과 활용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

람들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A1, 

A3, A4, A5]. 

1) 노인 중심의 용이성 확대

인공지능 로봇의 기능이 노인 중심으로 용이성이 확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쉽고 단순한 작동, 휴

대의 편리함, 지속적 사용 교육,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과 

유지를 위한 지지체계가 필요하였다[A1, A3, A5]. 노인들

은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로봇 기계의 조작이 쉽고 단순한 

작동 즉, 기계를 만지는 조작보다는 음성인식을 통한 작동

을 선호하였다. 또한 노인들에게 기계 사용법에 대한 일회

성 교육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적 교육과 인공지

능 로봇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조작 방법에 대한 학습

을 지속해서 주지시키고 지지 및 관리가 필요하였다. 

“아니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 이렇게 하는데요, 잘 몰라요

(기능을). 이거 선생님이 뭐야, 사회복지사가 좀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A1)

“좀 간단하게 해야 하는데, 노인들 쓰기에는 누르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지키고 앉아있기가 좀 그렇고. 간단하

게, 간단하게” (A5)

  

2) 노인에게 적합한 유용성 확대

노인에게 적합한 유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 맞춤형 

콘텐츠 및 정보와 소통의 민감성 및 공감성을 확대하는 것

이 필요하였다[A1, A3, A4, A5]. 노인들은 가정에서 인공지

능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기보다 자신이 잘 사용하

는 몇 개의 기능 및 정보만을 필요로 하므로 필수프로그램

이 단순하게 제공되기를 원하였으며, 노인의 특성 및 행동 

양상을 반영한 기술개발 및 노인 감성에 적합한 콘텐츠를 

선호하였다. 또한 대화 중에 부적절한 응답은 줄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공감해 주는 적극적 소통과 교감이 필

요했다.

“난 자꾸 얘기하는데 이렇게 듣게만 했어요. 듣고만 있고 

나는 한참 기다려도 대답을 안 해 줘. 처음에 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런 점이 있더라고

요.”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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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이랑 안 맞는 동요 말고, 트로트나 옛날 흘러간 

노래를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가요도 딱 1절

만 부르고 말아, 그럼 즐거움이 올라오다가 싹 사라지

지…. 한 30분씩 연속해서 노래를 부를 수는 없을까요?” 

(A4)

3) 접근성 확대

대상자들에게 인공지능 로봇의 접근성을 확대하려면 노

인 중 거동 불능자나 장애가 있는 취약계층 대상들에게 우

선 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A1, A3, A5]. 

“옆집 거고. 지금 연결이 옆집 거로 쓰거든요, 와이파이

가.” (A1)

“장애인이라서 못 나오는 사람들, 시장에서 밥 날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양반들이 밥 갖다 줄 때 보면 걸음걸

이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요.” (A5)

Ⅳ. 논의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과 AI의 활용은 노인의 건강

과 돌봄 영역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우

리나라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가 급속히 변화

하는 사회적 구조와 충돌하면서, 고령화 속도의 세계적 추

세와 맞물려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우울감 문

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노인 문

제의 독특한 양상으로, 돌봄의 공백과 정서적 지원의 부족

을 초래하고 있다.

AI 로봇은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히 기술적 편의를 제공

하는 도구를 넘어, 독거노인에게 정서적 교감을 제공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특히 독거노인의 외로움

과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며, 기존의 돌봄 체계

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 

전략’을 통해(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2), 보건복

지 분야에서도 돌봄 혁신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 노인을 

포함한 고령층의 일상생활과 안전 지원을 위해 디지털 기

술에 기반한 미래 헬스케어 돌봄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Oh et al., 2022).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가 취약한 인구집단 중 하나인 독거노인들

이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디지털 기술 사용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질적 메타합성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

로써 향후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성숙도를 

향상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하

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5개의 연구논문, 독거노인 총 45명의 

경험을 종합한 결과, 초기에 독거노인들은 인공지능 로봇

이라는 기계와의 대면에서 낯선 존재로 느끼지만 기대하게 

되며, 인공지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용 확대에 대

한 부담감도 느끼는 등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제공의 유용성을 

확인하면서 인공지능이 노인의 일상생활로 통합됨을 경험

하였고, 향후 용이성, 유용성, 접근성 측면에서 디지털 기

술의 기능이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첫 번째 주제는‘낯선 존재와 기대

(초기에 인공지능과 대면)’로 인공지능의 유용성 등 긍정적 

호기심과 기대를 경험하지만,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에 적

응해야 하는 불편함과 두려움도 경험하였다. 또한 인공지

능의 기술적 수준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태도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74세 이상 노인 18명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시행하여 노인들이 스마트 스피커 기반 

음성 도우미를 처음 사용할 때 사용 패턴, 사용성 문제 및 

관점을 탐색한 선행 연구(Kim, 2021)와 유사한 연구 결과

다. 이 연구에서 노인들의 첫 번째 경험도 긍정적인 반응이

었으나 명령에 대한 구조화된 문장을 구성하는 어려움도 

호소하였다. 

노인들의 기술 수용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널리 사

용되는 모델은 기술 수용모델이며,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u et al., 2023). 기술 수용모델은 

Davis (1989)가 컴퓨터 수용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했으며, 

이 모델은 사용자의 IT/서비스 사용 의도가 대상 기술/서

비스의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였

다. Liu 등 (2023)은 사용성 요구와 정서적 요구에 포함된 

영향 요인을 통합하여 노인의 기술 채택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 기술 수용모델을 확장한 종합모델을 제안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 첫 번째로 도출된 주제는 Liu 등 (2023)

이 제안한 기술 수용모델의 인지된 편의성이 관련된다. L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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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장된 TAM은 인지된 편의성과 사용 용이성이 노인의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기술 채택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며, 이는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적응 등 실질적인 

적응을 지원한다고 하였다(Liu et al., 2023). 따라서 기술 

사용자인 노인들이 인공지능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접할 

때 편의성에 대한 인식 평가를 우선순위로 실시하고, 이를 

기술 개선에 반영하여 편의성과 지각된 사용성을 향상하는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주제는 ‘지속 사용 및 이용 확대에 대한 부담’으

로 데이터 이용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 부적절한 응답이

나 작동 관련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불

필요한 부가 정보, 불편한 화면 디스플레이와 조작 방법 등

도 지속적인 사용의 부담으로 호소하였다. 이러한 부담을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와 연계하면 경제적 부담과 기술 접

근성의 격차는 건강 격차와 불평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생활행태, 경제적 수준에 따른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디지털 중재와 

지원이 필요하다(Kim, Lee, Yang, & Kim, 2023).  

세 번째 주제는 ‘정보제공의 유용성’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를 자가 측정할 때 즉시 결과가 환류되는 경험을 통해

서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이 신체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제공받은 정보가 건강과 일상생활에 전반적으로 

유용함을 경험하였다. 기술 수용모델에 기초하여 정보제공 

유용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특정 기

술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건강 결과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은 AI 스피커나 

스마트 홈 시스템 등 인공지능 로봇을 신체활동이나 일상

생활에 적용해 봄으로써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제약을 완화

하고 일상생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등 유용성을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Liu et al., 2023). 따라서 이와 같은 디

지털 헬스케어의 유용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강화하

는 것이 고령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로 도출된 주제는 ‘노인의 일상생활로 적응 및 통합’

으로, 인공지능 로봇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이용이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안전지킴이로서 노인의 일상생활에 기여하

고 이는 적응 수준을 높이고 익숙한 생활로 통합이 가속화

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

이 인공지능 로봇의 사용을 일상화하고 이에 적응하게 되

면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되고 신체

적, 정신적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므로

(Ghafurian et al., 2023; Schlomann et al., 2021) 노인의 

일상생활 적응과 통합 증진을 위한 중재 도구로 적극 활용

하고 기술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주제는 ‘기능에 대한 발전 기대’에 대

한 내용으로 향후 노인 대상 용이성, 유용성과 접근성 확대

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노인의 인공지능 로봇 활용을 활

성화하기 위해 쉽고 단순한 작동 방법으로의 개선, 휴대성 

강화, 교육 제공 등 지지체계의 확립과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 맟춤형 콘텐츠와 정보가 다양화될 필요가 있으

며 노인 대상자 맞춤형 소통의 민감성과 공감성 확대를 위

한 전략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접근성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와 지원도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용이성, 유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의 

인공지능 로봇 사용의 경험, 강점과 장애요인, 한계와 위험

요소를 고려한 고령자 참여형 디지털 기술개발과 설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Schlomann et al., 2021).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노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구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비용 부담과 접근성의 격차는 디지털 소외와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이러

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불평등은 건강 결과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Yao et al., 2022). 따라서 경제

적 비용과 기술 접근성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 소외 

및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집

단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기 혹은 보조금 제공 등의 사회적 지원 정

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의 디지털 헬스케어 경험을 중

심으로 탐구하여 한국 노인 세대의 문화적 맥락이 주로 연

구결과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보 기술 수용과 관련

하여 중국 및 한국 노인은 타인과의 연결을 목적으로 디지

털 기술을 사용하는 비율이 미국 노인에 비해 높았지만, 미

국 노인은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

하는데 더 높은 관심과 의도를 나타냈다(Wang, Rau, & 

Salvendy, 2011). 이와 같이 노인의 문화적, 지역적 배경은 

디지털 기술 사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향후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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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화권을 고려한 노인의 디지털 헬스케어 이용 경

험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디지털 기술 수용성에 관한 관점

을 살펴보았지만, 세대간 디지털 기술 경험, 역량 또는 수

용성 격차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와 고찰이 필요하다. 베이

비붐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기술과 친숙하게 학습

하고 이를 일상생활과 업무에서와 활용한 경험이 많아, 비

교적 긍정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반면, 

노인 세대는 기술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나 기계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불안감이나 불

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하다(Liu et al., 2023). 이러한 

세대 차이를 고려한 정량적 및 정성적 비교연구는 디지털 

기술 활용과 관련된 세대별 맞춤형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

초 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취약계층 독거노인에 

관한 정책은 문화적 영향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국내 

문헌에 대해 탐색하였으나 문화간 차이 등을 탐색하기 위

해 국외 문헌과 다양한 언어로 보고된 문헌을 포함하여 분

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만 포함되어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세팅의 대

상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인지 장애가 있는 노인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연

구를 기반으로 실제 다양한 노인 대상자와 다양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증연구와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요

구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고령사회에서 독거노인의 일상생활과 

건강관리에 있어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역할과 수용 가

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메타합성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독거노인은 인공지능 로봇의 정보제공, 정서적 안정

감 제공, 안전지킴이로서 해야 할 역할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면서도 초기 학습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기

술적 한계 등 다양한 장애요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독거노인의 기술 수용 과정을 심층적으

로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적 부담 경감, 기술적 접근성 확대,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필요하며, 고령자 친화적 기능 개발이 필수적임을 본 연구

는 시사한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이 독거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차원적 접근

이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은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통합성

과 기술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은 초고령사회에서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잠재력이 있는 중요한 도구로 평가되며, 이

를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 기술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조화

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술 수용 모

델을 보완한 정량적 연구와 함께 실제 활용 사례를 심층적

으로 분석하여 인공지능 로봇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고령 노인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

한 도구로서 인공지능 로봇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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