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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 인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인간으로서

의 존엄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생의 마감

까지 함께하며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가 필수적으로 동

반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와 노인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서비스의 중심에 재가방문간

호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재가방문간호의 

활성화와 역할 확장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보건 이슈 

중 하나가 되었다.
2017년 발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2주기 발전계획에서는 건강 

및 사회서비스의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와 그 가족

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간호의 활성화와 함께 다양

한 지역사회 중심 재가서비스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1].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노인장기요양 재가방문간

호 서비스의 내실화 및 다양화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제도는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증 노인에게 전문 간호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돌봄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

키고자 실시되었다[2]. 노인이 되도록 자신의 가정 내에서 가족

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도 실시 초기 재가간호의 급속한 확대를 기대하게 하였

다[3]. 재가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재가서비스의 일환

으로 설계되어 간호사에게 독자적으로 간호센터를 개소하여 운

영할 수 있는 개설권을 주어 간호 창업의 산실이 되기도 하였다

[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2018년에 걸쳐 재

가 급여 활성화와 “Aging in place” 실현을 목표로 연속적이며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3차례의 통합재가급여시범사업

을 수행하였다[5].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의 

역할을 기존의 간호처치의 수준에서 증상 악화 방지와 질환 예

방에 초점을 맞춘 건강관리 서비스로 확대, 의무화하였다. 건강

관리서비스는 기초건강사정에서부터 대상자 및 가족의 상담교

육, 그리고 개인위생관리로 구분되어진다[6]. 통합재가서비스 시

범사업 결과, 대상자 만족도 증가, 효과적인 건강관리, 요양서비

스의 체계화와 같은 성과를 보고하였다[5]. 이러한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의 성과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의 중심으로 노인장기

요양 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주었고, 통

합재가급여시범사업은 본 사업으로의 확대를 준비하였다. 
예기치 못하였던 코비드-19 팬데믹은 인류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고 방문간호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방문간호의 경우

는 특성상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욱 일상의 대면을 비대면으로 전환

시킨 코비드-19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7]. 즉 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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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여 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서비스 전달방식

으로는 코비드-19 상황에서 급격한 요구도 감소로 이어질 수 밖

에 없었다. 이는 당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였던 재택 의료, 주

치의 방문에 의한 왕진 등과 같은 복지부가 추진하였던 의료 서

비스 전달체계 개편에도 걸림돌이 되었다. 따라서 방문간호 포

함 재택 의료, 왕진 서비스 등이 제도가 예기치 못한 팬데믹 상

황에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개선, 개편되어야 지속 가능한 재가 

중심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관

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을 기점으

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으로 예측되고 있어 앞으로 재택의

료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의 재택의료는 장기요양

보험 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지

고 있으나, 향후에는 일반 고령 환자의 통상적 건강관리나 재가 

암환자 관리 등으로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재가간호 

및 가정간호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기 떄문이다. 이에 

환자측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을 포함한 방문 진료와 가정 

간호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비드-19에 따른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관점

과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언론 기사 검색을 통해 코비드-19 전
후 방문간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또 다양한 담론 속에 함축된 공통된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를 탐

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의 언론·보도·학술자료의 텍스

트 키워드 양상을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코비드-19
과 방문간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 의미있는 토픽을 

구성하고 있는 키워드들의 변화와 주요 의제가 나타내는 시사점

을 탐색함으로써 코비드-19과 방문간호에 대한 이슈와 동향 파

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문간호 정책 수립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의 기초자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코비드-19 전후 방문간호에 관한 국내 언론 기사 

보도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코비드-19이 방문간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코비드-19 전후 방문간호에 관한 언론보도 기사를 탐색하여 

상위 키워드를 추출하고, 핵심 주제를 파악한다.
∙ 코비드-19 전후 방문간호에 관한 언론보도 기사를 탐색하여 

의미 있는 키워드를 추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의미있는 토픽

을 구성하고 있는 키워드의 동시 출현과 의미와 의미 사이의 

구조적 연결을 파악함으로써, 주요 의제가 갖는 시사점을 탐

색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방문간호” 관련 키워

드를 코비드-19 이전과 이후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기 위한 온

라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에서 검색되는 

국내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빅카인즈는 뉴스 빅데이터 

검색 및 분석을 제공하는 곳으로 전체 언론사 또는 일부 언론사

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사, 전국일간

지, 지역일간지, 전문지, 및 경제일간지를 포함하여 전체 언론사

를 선택하였으며, 일 포털사이트만 검색한 이유는 SNS는 사진

이나 동영상 위주의 서비스가 많고 글 위주의 서비스인 페이스

북은 날짜 지정이 어려워 전후 비교와 같이 특정 날짜를 지정해

야하는 사례의 경우 적절하지 않아 연구자간 합의를 거쳐 제외

하였다.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의 경우 일부 개인정보가 섞여 있

어 윤리적 문제가 있어 최대 검색량이 2천건으로 제한되어 있어 

전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는 빅카인즈 포털사이트를 선택하였

다. 자료 추출 기간은 국내 코비드-19가 처음으로 보고된 시기인 

2020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3년 전인 2017년 1월 20일부터 

2020년 1월 19일까지와 2020년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인 2022
년 12월 05일까지이다. 검색 시 키워드는 (방문간호) OR (방문

건강관리) OR (재가간호) OR (가정간호) OR (재택간호)로 지정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석과 시각화에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오

픈 소스로 제공되고있는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웹 

크롤러를 구현하였다. 인터넷과 웹 크롤러의 통신을 위하여 

Requests (https://requests.readthedocs.io/), 웹 문서의 정제를 위하

여 Beautiful Soup (https://pypi.org/project/beautifulsoup4/), Selenium 
(https://www.selenium.dev/) 등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수집

된 데이터의 전처리를 위해 NumPy (https://numpy.org/), panda 
(https://pandas.pydata.org/), 한글 텍스트에서 명사, 형용사 및 조사 
등을 분류하기 위해 KoNLPy (https://konlpy.org/ko/latest/index.html)
를 사용하였으며 시각화를 위해 Python의 시각화 관련 라이브러

리인 Matplotlib (https://matplotlib.org/) 등을 사용하였다. 
웹 크롤링 결과물은 검색식, 언론사, 뉴스 제목, 기자 이름, 뉴

스 작성일시, URL, 본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한 행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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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씩 엑셀 파일에 저장하였다. 실제 데이터 분석에는 뉴스 기사

의 제목과 본문만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 데이터 클렌징(Data Cleansing)
수집된 데이터에는 한자, 숫자, 라틴 문자나 문장 부호 등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요소들을 미리 

처리하였다. 즉 크롤링으로 얻은 데이터에서 한글만 추출하기 

위하여 정규식(regular expression)을 사용하여 한글 정규식 패턴

(r&[가-힣]+&)에 일치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삭제하였다. 또한 “코비드-19”와 같은 단어들을 명사로 등록하여 

사용하였으며 “코비드-19”, “코비드-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코로나” 등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단어는 “코비드-19”로 치

환하는 등의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 어간 추출(Stemming)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방문간호는”, “방문간호를”, 

“방문간호가” 등과 같이 조사만 다른 어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한다. 따라서 표준화된 분석을 위하여 조사나 어미 등을 분리

해서 어간만 남기는 어간 추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Python용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라이브러리인 KoNLPy 중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https://github.com/트위터/트위터-korean-text/)를 이용하였

다. 최종 데이터 클렌징 단계에서 얻은 데이터에서 명사만 뽑아

낸 후, 어간 추출을 수행하였다.

● 키워드 수 집계

본격적인 집계에 앞서 한 글자로 된 키워드(-등, 한, 큰 등) 중 

큰 의미가 없는 경우는 결과에서 해당 키워드를 삭제하는 후처

리를 진행하였다. 또한 오픈소스로 공개된 자주 쓰이는 한국어 

불용어(https://github.com/stopwords-iso/stopwords-ko/blob/master/ 
stopwords-ko.txt) 목록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불용어 제외 처리

를 하였다. 불용어 목록에 있지 않은 단어들은 직접 불용어를 추

가하여 이차적으로 불용어 제외 처리를 하였다. 

●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분석

키워드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출현한 빈도수를 의미하는 Term Frequency (TF) 값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nverse document frequency 값을 활용하여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값을 구하였

다. TF-IDF란 TF와 IDF를 곱한 값으로 특정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등장하였는지를 계산하고 특정 단어가 전체 문서

에서 등장하는 빈도의 역수를 곱한 값을 의미한다. TF-IDF는 문

서 내에서 키워드가 실제로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값으로 TF-IDF 값이 높은 키워드는 문서 내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Blei, Ng & Jordan, 2003). 본 연

구에서는 상위 50개 키워드의 TF-IDF를 각각 추출하였다. 

●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토픽 모델링은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를 기반으로 

텍스트마이닝 영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어떤 주

제들의 집합이라고 가정된 한 문서를 구성하는 단어들을 확률적

으로 계산하여 이 결과 값을 토픽 주제어들의 집합으로 추출하

는 알고리즘를 의미한다[8]. 토픽 모델링 기법은 인터넷 매체와 

같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주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여 정확한 토

픽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데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9]. LDA 
기법은 연구자가 토픽의 수(k)를 지정하면 Inter Distance Map 
(IDM), 즉 토픽 간의 거리를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지도로 표현

하여 토픽이 명확하게 분류되었는 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 
IDM은 각각의 토픽을 원의 형태로 제시해 주어 원들이 서로 겹

치지 않고 독립적이라면 토픽이 잘 분류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IDM 안에서 토픽 간의 거리가 멀수록 판별 타당도가 높고 

주제가 뚜렷하게 구분되었다고 해석하며 원이 크기가 가장 큰 

토픽이 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10]. λ(람다) 값은 토픽을 구

성하는 단어를 조절할 수 있는데, λ값은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 단어들을 위주로 토픽을 구

성하게 된다[10]. 본 연구에서는 주제에 대한 최적의 토픽의 수

를 산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숫자의 토픽을 설정해 시뮬레이션하

였다. IDM의 시각적 변화를 확인하여 토픽 간 겹치지 않고 뚜

렷하게 구분되는 2개를 토픽의 수로 결정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책임자가 속한 소속기

관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

의를 거쳐 심의면제 승인을 받았다.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므로 

연구 대상자에 대한 설명과 참여 동의과정은 불필요하다. 수집

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자료는 즉시 코딩하

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 키워드 분석

코비드-19 이전과 이후 뉴스 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에서 

추출한 주요 키워드의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코비드-19 이전 “방문간호”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뉴스 기

사는 1,599건이 검색되었고, 코비드-19 이후에는 뉴스 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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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건으로 약 27% 감소하였다. 코비드-19 이전과 이후 모두 

“방문”, “대상자”, “건강” 순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코

비드-19 이후에는 “방문”, “코비드-19”, “대상자”순으로 높은 빈

도를 나타냈다(Table 1).

코비드-19과 이후 키워드 TF-IDF 결과

상위 50개 키워드의 TF-IDF 값은 다음과 같다. 코비드-19 이

전 수집된 총 키워드 수는 33,912개이었고, 대상자(217.28), 간호

(212.01), 노인(211.75)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코비드-19 
이후 수집된 총 키워드 수는 25,896개이었고, 코비드-19(197.56), 
대상자(161.78), 간호(155.79) 등 순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Table 2). 

토픽 모델링 

본 연구에서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기반으로 

IDM (Inter Distance Map)을 분석한 결과, 겹치지 않고 뚜렷하게 

<Table 1> High Frequency Keywords Before and After COVID-19

Rank
Top 50 before COVID-19 Top 50 after COVID-19

Keyword n % Keyword n %

1 Visit 1,534 4.52 Visit 1,137 4.39
2 Recipient 1,284 3.79 COVID-19 1,029 3.97
3 Healthy 1,276 3.76 Recipient  999 3.86
4 Elderly 1,241 3.66 Elderly  996 3.85
5 Nursing 1,198 3.53 Healthy  929 3.59
6 Management 1,158 3.41 Nursing  891 3.44
7 Service 1,045 3.08 Service  851 3.29
8 Business  997 2.94 Management  832 3.21
9 Health  923 2.72 Provide  719 2.78
10 Region  904 2.67 Business  709 2.74
11 Support  902 2.66 Support  695 2.68
12 Provide  898 2.65 Region  627 2.42
13 Welfare  831 2.45 Welfare  576 2.22
14 Society  800 2.36 Health  565 2.18
15 Operation  776 2.29 Vulnerable  535 2.07
16 Health center  675 1.99 Society  520 2.01
17 Medical  669 1.97 Operation  509 1.97
18 Vulnerable  669 1.97 Class  505 1.95
19 Center  664 1.96 Propel  484 1.87
20 Class  638 1.88 Center  476 1.84
21 Life  630 1.86 Prevention  476 1.84
22 Propel  619 1.83 Public health center  475 1.83
23 Education  610 1.80 Medical treatment  474 1.83
24 Prevention  604 1.78 Necessity  446 1.72
25 Institution  604 1.78 Visiting nursing  426 1.65
26 Plan  592 1.75 Health care  417 1.61
27 Resident  549 1.62 Life  417 1.61
28 Home  544 1.60 Home  416 1.61
29 Conduct  533 1.57 Institution  412 1.59
30 Visiting health care  519 1.53 Education  405 1.56
31 Activity  508 1.50 Plan  403 1.56
32 Vulnerable class  500 1.47 Disease  390 1.51
33 Health care  498 1.47 Enhance  385 1.49
34 Expansion  486 1.43 Vulnerable class  374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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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igh Frequency Keywords Before and After COVID-19 (Continued)

Rank Top 50 before COVID-19 Top 50 after COVID-19

Keyword n % Keyword n %

35 Disease 486 1.43 Resident 373 1.44
36 Visiting nursing 482 1.42 Conduct 369 1.42
37 Enhance 481 1.42 Visiting health care 368 1.42
38 Need 477 1.41 Activity 365 1.41
39 Nurse 464 1.37 Patient 351 1.36
40 Patient 459 1.35 Schedule 350 1.35
41 Liaison 457 1.35 Manpower 344 1.33
42 Program 442 1.30 Situation 343 1.32
43 Facility 441 1.30 Chronic 328 1.27
44 Person concern 422 1.24 Customize 327 1.26
45 Integration 420 1.24 Counseling 322 1.24
46 Hospital 411 1.21 Application 318 1.23
47 Dementia 410 1.21 Person concern 313 1.21
48 Manpower 400 1.18 Hospital 309 1.19
49 Customize 394 1.16 Recuperation 309 1.19
50 Recuperation 388 1.14 Facility 307 1.19

Total 33,912 100.0 25,896 100.0
  Number of news 1,599 1,169

<Table 2> TF-IDF Before and After COVID-19

Rank
Before COVID-19 After COVID-19

Keyword TF-IDF Keyword TF-IDF

1 Target person 217.2846 COVID-19 197.5630
2 Nursing 212.0053 Target person 161.7805
3 Elderly 211.7480 Nursing 155.7906
4 Visit 195.8466 Elderly 154.9292
5 Healthy 186.9061 Visit 137.6531
6 Management 182.2795 Heathy 131.3131
7 Service 172.8901 Service 128.3960
8 Business 172.8224 Management 126.6220
9 Health 166.9978 Business 121.4855
10 Support 165.1649 Support 120.3918
11 Area 164.8221 Provision 119.8764
12 Provision 161.7622 Area 113.9958
13 Welfare 160.1923 Health 109.4658
14 Society 156.8211 Welfare 109.4476
15 Operation 156.0574 Society 106.5560
16 Public health center 149.6717 Vulnerable 104.3110
17 Center 144.3231 Public health center 102.3673
18 Vulnerable 141.4602 Operation 102.3369
19 Education 140.6939 Center 102.1760
20 Medical treatment 139.9235 Visiting nursing 102.1545
21 Class 137.9864 Class 101.5524
22 Life 136.6778 Propel 101.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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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 토픽은 각각 코비드-19 이전 2개와 코비드-19 이후 2개

로 총 4개의 토픽이 추출되었다. 4개의 토픽에 대한 명명은 원문 

기사의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진 내 토론과 합의를 통해 도출하였

다. 이 때 해당 토픽 내에서 순위가 높은 키워드 뿐 아니라 다른 

토픽에는 포함되지 않아 해당 토픽에서만 두드러지는 키워드에 대

한 검토를 포함하여 명명하였다(Table 3). 
코비드-19 이전 시기의 첫 번째 토픽은 ‘방문간호 대상자 및 

서비스 확장’으로 명명하였다. 본 토픽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는 

‘방문,’ ‘대상자,’ ‘건강관리,’ ‘지원,’ ‘복지,’ ‘치매,’ ‘상담,’ ‘교
육,’ ‘참여’ 등이다(Figure 1). 이 시기의 방문간호는 기존의 취약

계층 대상자 중심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65세 이상의 일반노

인, 임산부·영유아, 재가암환자, 치매환자 등으로 방문간호 대상

자의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만성질환관리와 관련된 기사들이 주

류를 이루었다.

... 출산 가정에 방문 간호사를 파견하는 임산부·영유아의 방문간

호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YTN, “인천시, 공공돌봄서비스 강화”, 
2018.10.29.)

... 성남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지난 11일부터 일부 일반시민으로 확대해 시범운영... 만 65세가 되

는 어르신은 동의 자에 한해 간호사의 방문이 이루어지며 상담결과

에 따라 물리치료, 고혈압·당뇨관리, 영양관리, 구강관리, 운동처방 

등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며, 신생아도 산모나 아기 아빠

가 동의한 경우 한해 방문간호 3차례 진행(중도일보, 성남시, 9개동 

시범 지역 전담간호사 배치, 2019.02.14.)
  
코비드-19 이전 시기의 두 번째 토픽은 ‘맞춤형 복지를 이어

주는 방문간호’로 명명하였다. 주요 키워드는 ‘공공,’ ‘맞춤,’ ‘취
약계층,’ ‘노인’ 등이다. 방문간호사는 보건소 내에서도 다양한 

<Table 2> TF-IDF Before and After COVID-19 (Continued)

Rank
Before COVID-19 After COVID-19

Keyword TF-IDF Keyword TF-IDF

23 Propel 134.2727 Prevention 100.3351
24 Institution 134.1783 Medical treatment 100.2316
25 Prevention 132.9197 Need 97.19318
26 Home 132.0284 Home 96.39938
27 Plan 131.2004 Institution 93.68705
28 Visiting nursing 130.1185 Life 92.49070
29 Visiting management nursing 129.2027 Health care 92.28671
30 Conducted 127.9364 Education 91.58368
31 Resident 127.4968 Enhance 90.83171
32 Activity 124.9214 Plan 90.62815
33 Vulnerable class 120.6231 Disease 90.05875
34 Health care 119.6847 Resident 88.96239
35 Expansion 117.9489 Visiting management nursing 88.95314
36 Nurse 116.6045 Activity 88.40351
37 Disease 116.5089 Patient 87.08134
38 Enhance 115.6816 Vulnerable class 86.73586
39 Person concerned 115.5675 Conducted 85.93399
40 Need 115.0407 Schedule 85.71888
41 Patient 114.7499 Recuperation 84.05989
42 Facility 113.2957 Manpower 83.71571
43 Program 112.8022 Situation 81.58102
44 Hospital 110.247 Person concerned 81.42323
45 Connection 109.4172 Customize 80.50148
46 Recuperation 108.0275 Hospital 79.93055
47 Manpower 107.0911 Counseling 79.51501
48 Integration 105.6139 Chronic 79.30325
49 Dementia 105.3091 Application 78.33381
50 Customize 102.6940 Facility 78.2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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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는데 영양플러스팀에 연계해 대상자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도 틀니 무료지원,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암치료비 지원, 치매검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연

계, 우울증 상담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연계 등 다양한 활동 영역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병원과 같은 기관에서는 짧은 

면담 밖에 할 수 없어 제한적이었던 것과 달리 유의미한 의료상

담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긴급의료비 

지원, 기초생활과 차상위계층 지원, 가정 환경개선 등 동주민센

터, 구청, 의료보험공단 등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들을 연계하였다. 이 토픽에서는 실제 방문 간호사의 업무 내용

이 주를 이루었다. 

... 취약계층의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전담인력의 

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건강관리 체크뿐만 아니라 암관리를 위

한 영양관리, 운동교육 등 암환자에게 통합적 서비스의 질을 높

이는데 노력... (충북일보, “제천시보건소, 재가 암환자 관리 우

수기관 표창”, 2019.12.09.)
... 치매예방법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치매어

르신 방문간호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중도일보, 논산시, 맞춤

형관리서비스 치매안심센터 개소, 20198.11.13.)

<Table 3> Topic Modeling using LDA Before and After COVID-19

Rank
Before COVID-19  (2017.01.20.-2020.01.19.) After COVID-19 (2020.01.20.-2022.12.05.)

Topic 1 Topic 2 Topic 1 Topic 2

1 Visit Nursing Visit Target person
2 Target person Service Management COVID-19
3 Healthy Elderly Support Elderly
4 Management Business Business Healthy
5 Health Provision Health Nursing
6 Support Area Area Service
7 Operation Public health center Life Provision
8 Welfare Vulnerable Center Public health center
9 Society Plan Welfare Prevention
10 Education Visiting nursing Conduct Vulnerable
11 Resident Institution Society Class
12 Center Disease Propel Home
13 Life Class Operation Education
14 Prevention Customize Visiting nursing Disease
15 Conducted Connection Medical care Need
16 Medical care Home Visiting management nursing Patient
17 Patient Expansion Plan Institution
18 Propel Improvement Vulnerable class Schedule
19 Activity Advancement Health care Person concerned
20 Dementia Enhance Resident Counseling
21 Health care Man power Confirm Hospital
22 Visiting management nursing Bull’s eye Infection Chronic
23 person concerned Vulnerable class Preparation Activity
24 Counseling Program Expansion Nurse
25 Institution treatment Man power State
26 Hospital Chronic Occurrence Diffusion
27 Participation Utilization Household Best
28 Enforcement Best Enhance Connection
29 Need Schedule Situation Living alone
30 Improvement Public sector Recuperation Call

Top-30 most relevant 
terms for topic

 λ=.97
50% of tokens 50% of tokens 50.1% of tokens 49.9% of tok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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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  이후 시기의 첫 번째 토픽은 ‘방문간호 서비스 중

단 및 재개’로 명명하였다. 주요 키워드는 ‘방문관리,’ ‘지원,’ 
‘사업,’ ‘확인,’ ‘감염,’ ‘발생,’ ‘상황,’ ‘요양’ 등이다(Table 3). 이 

시기의 뉴스들은 코비드-19가 빠르게 확산 되면서 방역당국인 

보건소의 업무 가중으로 방문간호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후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문제가 대두되면서 팬데믹 초기에 중단

되었던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방역지침 상황에 따라 직

접대면을 하거나, 전화상담 및 우편배송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

로 재개되었던 상황과 더불어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에서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뉴스들은 방문간호가 노인 및 취약계층의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 부산시는 16개 구·군 보건소에 치료, 건강증진, 방문간호, 
치매환자 관리, 난치병 지원 같은 일반 업무를 최대한 중단하라

는 권고를 내렸다. 이에 동래보건소의 경우 100여 명이 일상 업

무를 거의 다 접고 코비드-19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 (국제신

문, [사설] 보건소 선별진료 중요하지만 공공의료 공백 줄여야, 
2020.03.12.)

... 방문간호서비스를 담당하고 이옥란 간호사는 "지역 내 독

거노인을 비롯해 방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상당수 계

시지만, 대면 진료가 차단된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이라도 생길

까 걱정이 많다"며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지만 기다리

시는 어르신들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중도일보, [코비드-19 극복 프로젝트 힘내라 대전-8]코로나 방

역 최전선 보건소 사람들의 이야기, 2020.12.04.)
... 시는 코비드-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방문간

호 서비스를 중단하고 비대면 서비스만 제공해왔다.　최근 행정

안전부 지침이 변경돼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이 단계별로 운영

을 재개하면서 대면 방문간호 서비스를 재개했다... (충청일보, 
충주시, 의료취약계층 대면 방문간호 재개, 2020.08.03.)

...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도민들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지원단을 파견해... 가사·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했다... (서울경제, 경기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 돌봄사각지대 해소. 2022.05.25.)

코비드-19 이후 시기의 두 번째 토픽은 ‘비대면 가정방문 건

강관리 시스템 개발’로 명명하였다.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확
산,’ ‘질환상담,’ ‘교육,’ ‘활동,’ ‘사업’ 등이다. 코비드-19의 장기

화로 비대면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노인

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체계의 개발, 수급

자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상으로 의사에게 건강상태 관찰 

및 상담 등을 받는 원격 서비스를 시도하여 가족돌봄 부담감이 

줄고, 병·의원 외래방문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Figure 1 & 2).

...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비대면 진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융합한 ‘치매 원격 정밀검진’을 시작한다. 치매안심센터 휴관으

로 생긴 정밀검진 적체현상을 해소, 고위험군 어르신 응급검진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할 있도록 비대면 검진 시스템을 마련한 것

이다... 사전 전화 상담을 통해 비대면 진료 일정을 정한 다음,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1차 진단검사와 보호자 심층상담

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2차 방문 때 의사와 대상자 간 원격 

진료가 이뤄지고 2차 진단검사(임상평가)를 시행한다... (아시아

경제, 강동구, 서울시 최초 '비대면 치매 진료시스템' 선 보여, 
2020.05.13.)

논   의 

코비드-19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면서 전통적으로 가정과 대

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온 

방문간호는 극단적인 경우 서비스 전면 중단이라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의료 시스

템은 질병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역지침들을 도입해야 

했다. 권장 사항 중 하나는 "방문자 수와 방문 기간을 매우 제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계보건기구[11]. 이 권장 사항 및 유사

한 지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병원 및 요양원의 방문자 제한이 

도입되었다. 의료 서비스에서 방문 제한을 시행 할 때 간호사는 

잠재적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그러한 영향을 보상하기 위해 

치료 제공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12]. 그러나 취약한 대상자 

일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 다양한 지원 체계와의 네트워크 

부족으로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중심의 방

문간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팬데

믹이란 난제를 타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시도가 이루어졌

다. 이에 본 연구는 코비드-19이 본격화된 2020년 1월을 기점으

로 각각 전후 3년의 기간 동안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된 관

련 기사를 중심으로 방문간호 관련 사회적 관심 주제와 함의를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코비드-19 전·후에 보도된 기사량을 비교해 보면 코

비드-19 이전 시기에는 1,59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고 코비드-19 
이후 시기에는 1,169건의 기사가 검색되어 소폭 감소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코비드-19 이전 시기는 정부의 100대 핵심 정

책 과제 중 하나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선정되면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

다. 이는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지역사회 내 보건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네트워킹하여 자원의 낭비는 최소화하고 성과의 달

성치는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략이었다. 커뮤니티 케어는 전체 

지역주민의 의식개혁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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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F-IDF images before and afte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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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보건의료, 요양과 돌봄을 통합한다는 건 커뮤니티 

케어 대상자로 하여금 단순히 독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관계가 있는 삶을 확보한다는 의미이

다. 이것을 이해하고 지역주민이 의식개혁을 해야만,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및 단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13]. 당시 서울시의 찾동사업을 

모델로 전국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채용

하여 노인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건강교

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동 단위에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 내 방문간호 사업과 구 단위에 설치되는 

보건소 내 방문건강관리사업 간의 연계 체계와 대상자 관리, 업

무분담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 Before COVID-19 ]

Topic 1 Topic 2  

[ After COVID-19 ]

Topic 1 Topic 2 

<Figure 2> TF-IDF word clo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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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당뇨병 및 고혈압과 같은 노인 만

성질환에서 임상지표가 개선되고,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4]. 그리고 허약노인과 치매, 노졸중 노인에 대

한 예방적 방문 등의 취약가구에도 매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질병에 따른 건강관리만이 아

니라 대상자의 사회적 관계를 지원하고 심리적, 정서적 문제까

지 도움을 주는 포괄적인 건강관리의 측면이 중요하다[15].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는 대상자의 우울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16], 심각한 일상생활 장

애가 있는 경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7]. 
또한, 보건소 중심의 방문간호는 그동안 성인, 노인 대상의 만

성질환관리 중심에서 영유아 건강관리, 재가암환자 관리, 허약노

인 관리 등 서비스 대상자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고, 특히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한 등급외자의 등록 관리 및 치매안심센

터와 치매환자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으로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구성요

소로서 역할 변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살펴

보면, 1:1 사례관리,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상담, 기타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하였으며, 치매상담콜센터와 치매안

심센터를 연결하여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을 

구축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치매쉼터를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와 돌봄서비스도 확대하였고. 치매환자의 의료서비스 확대

를 위해 치매안심요양병원의 점진적인 확충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인지지원등급

의 치매환자를 지원하고, 인지지원등급자는 전국 350여 개 노인

복지관에서 치매 고위험군 대상의 인지활동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당시의 논의를 확인할 수 있다[18]. 이러한 상황적 

요소와 정책적 맥락이 기사로 반영되었기에 코비드-19 이전 시

기의 토픽은 ‘방문간호 대상자 및 서비스 확장’과 ‘맞춤형 복지

를 이어주는 방문간호’로 명명하였다.
코비드-19 이후 시기에는 급격한 팬데믹 상황의 확산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선별검사 역학조사 등의 보건소의 모든 인력들이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보건소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

고 선별검사와 코로나 방역 사업에 투입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

이하게 된다. 코비드-19 대응에 조직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정부 부처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 상당수가 필수 

업무를 제외한 일부 업무를 잠정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 업무 

중단에 들어갔으며 중단되는 업무는 한의과, 치과 및 물리치료 

등 일부 진료와 방문간호사업, 건강증진사업, 보건증 등 제 증명 

발급 민원, 치매관리사업 각종 프로그램 등이다. 중단하는 업무

에 배치됐던 인력은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업무와 

역학조사, 소독 및 방역, 자가격리 관리 등 코비드-19 대응 업무

에 전부 투입되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2020년 2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는 내과 

진료, 골밀도 등 검사, 임산부 출산 검진과 같은 진료 업무뿐만 

아니라 금연클리닉과 같은 일반인 대상 건강상담 교육서비스도 

중단함을 발표하였다. 당시 보건소는 코비드-19 관련 문의 전화 

폭주로 모든 업무가 마비될 상황이었으며, 선별검사실 준비와 

인력 보충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19]. 이에 방문간호도 예외는 아니어서 간호사가 대부분인 방문

전담인력이 모두 선별검사 및 코로나 대응에 투입되어 방문사업 

중단이 불가피하였다. 물론 일부 시군구에서는 정상정인 방문관

리사업이 실시된 곳이 있었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비드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020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보건소에 공문을 통해 “코비드-19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전국 

확산세가 심각해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는 보건소 방역역량 및 

행정력 집중이 필요한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감염병 대

응에 전체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보건소 내 방역 외 업무를 중단뿐 아니라 시도 및 

시군구의 최대한 행정인력 협조 및 업무분장 조치 등으로 전 부

서가 방역업무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하였다[20].
그러나 중단된 방문간호로 인해 중단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노인에 대한 돌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

면서 그동안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되어 왔던 방문간호의 

서비스 제공 체계가 우편, 원격, 전화상담, 모바일 헬스 등 IT, 
AI와 접목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과 함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이뤄지며 직접대면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

지 않고 최대한 오래 자신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

다. 더구나 코비드-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신종 감염병 위험성으

로부터 거동불편 노인의 보호와 함께 의료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에 ICT를 접목한 방문간호 원격협진 시범사업이 재가노인 건

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

였는데, 이 사업에서, ICT를 이용한 방문간호기반 원격 협진 시

범사업의 주 대상자는 여성과 75세 이상 후기 노인이었고, 1회

당 이용시간은 3분 이내, 이용 목적은 혈압 모니터링, 통증관리, 
식욕부진 등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건강상태 평가, 건강상담 서

비스, 간호사의 건강관리지도 제공으로 나타났다[21]. 이는 요양

시설 입소 노인 대상 원격협진에서 통증관리를 위한 건강상태 

평가, 피부손상 평가, 문제행동 관리, 건강상담, 간호사 건강관리

지도가 주로 제공되었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

다[22]. 결과적으로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은 기존의 직접 대면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만 국한되었던 방문간호를 비대면 방

식을 포함한 대상자의 요구 맞춤형 서비스로 탈바꿈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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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방

문간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주

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함의가 기사로 반영되었기에 

코비드-19 이후 시기의 토픽은 ‘방문간호 서비스 중단 및 재개’
와 ‘비대면 가정방문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포털사이트 방문간호 기사 내용을 코비드

-19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중심으로 토픽 모델링 방법으로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키워드 순위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코로나 이

전보다 이후에 취약, 지원등에 키워드는 소폭 상승했고 오히려 

방문간호 키워드는 순위가 하락했었는데 이는, 방문간호가 일시

적으로 중단된 후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문제가 대두되

면서 팬데믹 초기에 중단되었던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방역지침 상황에 따라 직접대면을 하거나, 전화상담 및 우편배

송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로 재개되었던 상황과 더불어 사회서비

스원 긴급돌봄에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그 주

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뉴스들은 방문간호가 노인 및 취약

계층의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취약계층에 지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효성이 검증된 방문간호를 통한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적 사회보험 제도로서 향후 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이 기대하는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합리

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질을 향상하

고 정책적으로 지원 가능한 방향으로 기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불보상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23]. 감염병과 관련

된 기록들을 보면 초반인 2003년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
년의 신종플루, 2015년의 중동호흡기증후군, 2019~2022년 현재

의 코로나19까지 인류는 계속해서 바이러스와 미세 병원균에 의

한 심각한 전염성 감염병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팬데믹이 닥치면 취약계층을 또 다시 희생양으

로 삼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000년 이전까지는 한 세기마

다 한 두차례 정도 경험했던 팬데믹이 2000년 이후에는 20년 만

에 벌써 네 차례나 발생했다. 그동안 공공보건의료서비스란 사

회적 취약계층에게 국한하여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최소한의 보

건의료서비스 정도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이면 

누구나 제공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라는 개념으로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팬데믹 상황과 같은 극단적인 위

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우리에게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

고 이를 사회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기를 제

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문간호가 중단되거

나 영향을 받는 일을 최소화하여 취약계층이 먼저 희생되지 않

도록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활동은 

물론 돌봄·교육·복지 분야에서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

적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비드-19 이전과 이후의 방문간호 기사 내용을 분

석을 통해 방문간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흐름의 변화를 살펴

보고, 팬데믹 상황에서 방문간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

도되었다.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면, 코비드

-19 이전 방문간호를 다룬 언론 기사의 주요 키워드는 ‘방문,’ 
‘대상자,’ ‘건강관리,’ ‘지원,’ ‘복지,’ ‘치매,’ 공공,’ ‘맞춤,’ ‘취약

계층,’ ‘노인’ 등이었고 코비드-19 이후 주요 키워드는 ‘방문관

리,’ ‘지원,’ ‘사업,’ ‘확인,’ ‘감염,’ ‘발생,’ ‘상황,’ ‘요양‘ 코로나, 
확산,’ ‘질환상담,’ ‘교육,’ ‘활동,’ ‘사업등 이었다.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4개의 토픽이 추출되었

다. 코비드-19 이전 시기의 토픽은 ‘방문간호 대상자 및 서비스 

확장’, ‘비대면 가정방문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코비드-19 이후 

시기의 토픽은 ‘방문간호 서비스 중단 및 재개, ‘비대면 가정방

문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복합만성질환

자인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요양뿐만 아니라 의료에 대해서도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으므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요양시설 입

소를 지연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는 코비드-19 
종식 시점에서 시작되는 향후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정책

과 방문간호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데 유

용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

언하고자 한다. 첫째, 코비드-19 이후 방문간호 감염 예방 관리

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방문간호 감염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

다. 둘째, 코비드-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건강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체계와 달

라진 방문간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향후 후속 연구로 

필요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방문간호서비스의 대상자의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용자 인식 제고와 맞춤형 재택치료의 만족도

를 파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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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social perception of visiting nursing before and after coronavirus disease 
(COVID-19). Methods: This survey-based study used online big data for comparative analysis by classifying the 
keywords related to visiting nursing searched on domestic portal sites before and after COVID-19.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ntertopic Distance Map based on Latent Dirichlet Allocation in this study, four topics 
were extracted, two each before and after COVID-19. The first topic before the COVID-19 period was termed “the 
expansion of visiting nursing subjects and services visiting nursing,” while the second was termed “visiting nursing,” 
which is related to customized welfare. The first topic after the COVID-19 period was termed “the suspension and 
resumption of visiting nursing services,” while the second was “the development of a non-face-to-face home visit 
healthcare system”.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useful reference data to contribute to future 
medical service delivery system reform policies starting at the end of COVID-19 and the revitalization of community 
care for visiting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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