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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당뇨병은 대표적 만성질환으로서 30세 이상의 한국 성인 7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당뇨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여 

2030~2050년에는 500~6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Ko-

rean Diabetes Association, 2020). 당뇨 환자의 약 85%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관리의 목표수준에는 크

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merican Diabetes Asso-

ciation, 2013).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나, 지속적인 

자기관리는 합병증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

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Li, Huang, Zheng, 

& Li, 2020). 즉, 당뇨병 관리의 성패는 자기관리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뇨병 관리에서 자기관리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졌음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재는 단편적인 지식전달 형태에 국한

되어 왔다(Shim & Hwang, 2013). 특히 당뇨 환자가 혈당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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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복약이 매

우 중요한데(Yoon, 2017), 당뇨병의 효과적인 자기관리를 위

해서는 단순히 처방된 약물에 대한 순응에서 벗어나 능동적으

로 행동할 수 있는 환자의 습관이 중요하다(Seo, Han, & Park, 

2008). 당뇨 환자의 약물복용 행동은 혈당수치 변화를 확인하

여 치료이행을 높이고, 복약순응도 향상을 통해 의료비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Milosavljevic, Aspden, & Harrison, 2018). 

또한 복약정보는 치료처방을 잘 따르고 예방적 행동습관을 갖

도록 한다(Yoon, 2017). 더구나 코로나19 신종감염병의 출현

은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당뇨 환자의 건강을 더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기존의 대면 건강서비스에서 벗어나 앞으로 

비대면 건강서비스로 급속히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Faghe-

razzi & Ravaud, 2019; Jeong, Lee, Yoo, Lee, & Heo, 2020).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센서 기술의 발전은 비대면 환경 속에

서도 건강데이터를 쉽게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자가 건강관리

의 기술적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보건의료분야의 최근 패러다

임 또한 치료에서 예방 및 관리로 빠르게 변화되면서(Ezekiel 

& Robert, 2019), 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이 

보건의료분야에 혁신적 기술을 적용한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Musacchio et al., 2020). 이러한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을 적용한 간호중재의 개발은 점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

되며(Dankwa-Mullan, Rivo, Sepulveda, Park, Snowdon, & 

Rhee, 2019), 당뇨 환자의 약물복용 행위를 증진하는 데 있어

서도 디지털 기반의 간호중재를 적용한다면 매우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할 것으로 짐작된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

사의 원격건강모니터링이 전반적 건강습관 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혈압, 혈당 등의 생체지표를 정상화하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eong, Choi, Gwon, & 

Kim, 2018). 특히, 복약관리 측면에서도 간호사의 역할은 중요

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간호사 주도의 

약물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Park, Lee, Kim, Uhm, & 

Kim, 2014), 약물오남용행위가 감소하고 약물지식정도가 향상

되었다. 또한 복약순응 간호중재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

찰에 따르면(Verloo, Chiolero, Kiszio, Kampel, & Santschi, 

2017), 기존의 약물복용군(usual care group) 대비 복약순응 

간호중재군에서 복약순응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반의 간호중재 개발 및 이에 대한 사용자 

경험의 근거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Jeong et al, 2020).

디지털 헬스케어는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산업을 접목

한 시장으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유망한 성장산업 분야이

다(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20). 더구나 코로나

19 팬데믹을 계기로 성장에 가속도가 붙었다(Greenhalgh, 

Koh, & Car, 2020).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

서 이전에 비해 디지털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와 비대면 건강관

리 서비스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Jeong et al, 

2020).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확산, 의료 IT 인프라 확충, 보

건의료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 및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앞으로

도 모바일 건강 중재를 사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개발

될 것으로 관측된다(Musacchio et al., 2020). 

웨어러블 기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모바일 등의 디지털 헬

스케어는 개인 맞춤형 비대면 간호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건강관

리서비스의 제공에 이점이 있다(Jeong et al., 2020; Musacchio 

et al., 2020). 특히, 일종의 웨이러블 기기인 스마트워치는 비교

적 구입 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적이며, 악세서리처럼 손목에 착

용하기 간편할 뿐 아니라, 무선 네트워크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

송, 교환, 분석함으로써 만성질환의 효과적 자기관리를 가능하

게 도와준다. 그러나 최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기존 

연구를 보면, 전통적인 대면 방식의 간호중재에 국한되어 있거

나, 센서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경험 근거가 부족하

여 비대면 방식의 간호중재 개발연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

용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워치 및 복약관리 서비스를 당

뇨 환자에게 12주간 적용한 후 당뇨 환자의 사용경험을 심층적

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은 일종의 기술

적 접근법으로(Giorgi, 1997), 연구참여자의 살아있는 경험을 

그대로 기술하고, 그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

이다(Kim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의 복약관리 

스마트워치의 사용경험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참여자의 개별

적, 공통적 특성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사용경험의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는 데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설계를 위한 디지털 웨어러블 기

기의 사용성 문제를 도출하고, 당뇨 환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테크놀로지 기반의 간호중재를 개발

하는 데 근거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복약관리 스마트워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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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사용경험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Giorgi의 현상학적 연

구방법(1997)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참여자는 당뇨병을 진단받고 경구 혈당강하제를 복

용하는 환자 8명이었다. 연구수행 도중 1명의 참여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연구불참 의사를 밝혀 제외되었고, 최종적으로 본 연

구참여자는 총 7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뇨병을 진단받고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자, 둘

째, 당뇨병 합병증의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인슐린 치료 또는 

혈당강하제 요법을 받고 있는 자, 셋째, 인공지능 복약관리 스

마트워치를 12주간 매일 8시간 이상 사용하는 데 동의한 자였

다. 연구참여자의 배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뇨병을 진

단받았으나 혈당강하제를 복용하지 않는 자, 둘째, 와이파이

(Wi-Fi) 등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자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

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 승인(IRB 

No. 2021-18)을 받은 후 수행되었으며, 연구가 진행되는 전 과

정 동안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적극 고려하였다. 연구참여자

에게 연구의 필요성, 목적과 연구과정을 설명한 후, 자발적 참

여의사를 서면으로 받고 면담에 임하였다. 면담 시에는 참여자 

동의를 얻은 후 면담내용을 녹음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연령은 

55세로, 20대부터 80대까지였으며, 남성 1명, 여성 6명이었다. 

디지털 기기 사용능력 측면에서 20~50대(참여자 1, 3, 4, 6)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거의 없었던 반면, 60~80대(참여자 2, 5, 7)는 새로운 기기의 

사용이 생소하고 복잡하며 심리적으로 불편한 경험이라고 진

술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심층면담 전, 연구참여자는 복약관리 행동모니터링과 관련

된 장비(스마트워치, 비컨, 약상자 등)를 전달받았고, 최초 대

면 시 기기교육을 실시한 후 12주간 자동화된 복약관리 행동모

니터링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본 연구의 복약관리 행동모니터

링은 스마트워치의 손목 안쪽에 내장된 카메라 모듈을 이용하

여 얻은 영상을 분석함으로써 스마트워치 착용자의 복약여부

를 인식하는 기술이다. 스마트워치의 영상촬영은 복약수행 순

간에만 자동으로 활성화되는데, 이를 위해 비컨(Beacon)형태

의 전자태그가 이용되었다. 평상 시 카메라는 촬영을 수행하지 

않지만, 전자태그가 부착된 목표물이 스마트워치와 특정 거리 

이내에 들어와서 특정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하여 일

정 시간 동안 자동으로 동영상 촬영을 수행한다. 스마트워치로 

촬영된 영상데이터는 딥러닝 기반의 AI 영상분석 알고리즘에 

의해 분석되어 복약여부를 판별하는 데에 이용되었다. 

심층면담은 2021년 11월 9일부터 2021년 12월 23일까지 수

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에 근거

하여 비지시적 면담기법과 관찰을 통해 수집되었다. 면담횟수

는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연구참여자에 따라 2~3

회로 실시되었고, 1회 면담 소요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였다. 

면담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화면담, 실시간 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7)

Participants
Age

(year)
Gender Education

Length of time 
from diagnosis

Time of 
administration

Number of 
doses

Dosing 
method

1 53 Female College 6 years 10 months After breakfast 
after dinner

2 times a day Oral

2 70 Female High school 16 years After breakfast
after dinner

2 times a day Oral, 
insulin

3 49 Female College 15 years After breakfast
after dinner

2 times a day Oral, 
insulin

4 20 Male High school 6 years After breakfast
after dinner

2 times a day Oral

5 67 Female College 3 years Before breakfast Once a day Oral

6 50 Female College 3 years After breakfast
after dinner

2 times a day Oral

7 80 Female Elementary school 10 years After breakfast Once a day 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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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의(Zoom) 비대면 면담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자의 여건

을 고려하여 직접 대면면담을 일부 수행하기도 하였다. 면담시

간은 참여자가 선호하는 일정에 맞춰 진행되었다. 면담에 사용

된 질문은 “인공지능 복약관리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스마트워치의 사용이 복약행동이나 혈당

측정 행동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마트워치를 

착용함에 있어 신체적이나 심리적 불편함이 있으셨나요?”, 

“향후 스마트워치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등이었다.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본인

의 경험담을 진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의 진술 내용이나 표정, 행동, 시선처리 등을 면밀

히 관찰하였고, 참여자의 주요 진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참여자

의 동의를 구한 후 면담내용을 녹음하였다. 또한 면담 후 현장

노트를 기록하여 면담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을 보완함으로써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였다. 녹음된 면담내용은 가능한 한 참여

자가 사용한 언어표현 그대로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다. 필사

과정 중 녹음된 음성의 내용파악이 불분명하거나 연구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다음 면담 시 재확인하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내용을 보충하였다. 면담 전반에 걸쳐 연구자의 선

입견 배제를 위해 판단을 중지하였고 연구자의 선이해와 가정, 

편견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Giorgi (1997)가 제시한 4단계 분석 

절차에 따라 두 명의 연구자에 의해 동시에 수행되었다. 첫 번

째 단계에서 연구자는 필사된 텍스트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

면서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통찰을 얻고

자 노력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텍스트 자료를 주제화하기 

위해 문장과 문단 단위로 분석하면서 의미상 변화가 나타나는 

의미단위를 구분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구분된 의미단위

들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필사본을 재검토하였으며 초기 분석

을 통해 드러나는 구성요소와 주제를 기록하였다. 이때, 유사

점과 차이점을 나열함으로써,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높다고 판

단되는 주제들을 묶어 범주화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언어

표현은 용어의 본질적 의미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문

적 용어로 전환되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의미단위를 참여자

들의 공통된 속성과 고유한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구성하

였으며, 최종적으로 10개의 하위주제와 4개의 주제가 도출되

었다. 

4. 연구자의 훈련과 준비

모든 연구자는 질적연구의 이론 및 문헌,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관한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탐독하고 질적연구방

법론과 관련된 강의와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연구자 1은 심층

면담을 통해 원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질적 자료는 진술

문의 선정, 범주화, 명명 등의 자료분석과정에서 연구자 1과 연

구자 2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가공되었다. 연구자 3은 연구

참여자의 복약행동 및 혈당측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복약행

동 모니터링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였다. 

5. 연구의 질 확보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 (1985)가 제시한 질적연구의 엄밀성 평가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을 평가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자는 참여자 면담 시 적극적으로 경

청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참여자들과 신뢰를 형성하였다. 연

구자는 참여자로 하여금 인공지능기반 복약관리 스마트워치

에 대한 그들의 생생한 체험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돕

고,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에

게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이 그들의 체험 

그대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받았다. 둘째, 적용가

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

를 선정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의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자료수집을 계속하였다. 셋째,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 1은 자료수집과정에서 면담 및 필사의 전 과정을 담당

하였으며, 연구자 2는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며 자료를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간호

학 박사 1인, 내과전공의 1인, 공학박사 1인으로부터 자문을 받

은 후 수정작업을 거쳤다. 넷째, 연구의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본 연구자들은 연구주제에 대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이해

나 편견 등을 사전에 연구노트에 기술하여 검토해 보고, 스마

트워치에 대한 태도나 이미지를 괄호치기하는 과정을 통해 판

단중지를 수행하고 면담자료를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당뇨 환자용 인공지능 기반 복약관리 스마트워치를 12주간 

착용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공통된 속성과 고유한 개별적 특성

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10개의 하위주제와 4개

의 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2). 



54 Korean Society of Muscle and Joint Health

이미선·정수용·이휘원

주제 1.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와의 여정 　

1) 번거로운 기기 조작과 복잡한 사용절차

참여자는 스마트워치 사용의 준비단계와 서비스 제공단계

의 전반에 걸쳐 스마트워치 및 부속품의 조작, 네트워크 연결 

등 조작의 용이성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용절차상의 부정적 

경험을 자주 언급하였다. 인공지능 기반 복약관리 모니터링 서

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센서(Beacon)를 약상

자와 혈당기에 부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센서가 

잘 분리되어 부착하기 어렵고 소모성이라 자주 교체해주어야 

하는 점, 교체에 대한 알람이 따로 울리지 않아 교체시기를 놓

치거나 교체 후 다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연결을 해야 한다는 

점, 장소를 이동할 때는 물품을 각각 챙겨야 하는 불편함 등을 

토로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러웠

으며, 이는 고통스러울 만큼 힘든 경험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는 현재 스마트워치의 품질을 아직 기술적으로 완전히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러

한 단점이 두드러진 부분으로 배터리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 기기는 너무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생각했어요. 센

서 교체해라, 약상자에 부착해라, 혈당기계에 부착해라, 

와이파이 연결해라, 블루투스 연결해라 하니깐요. 저는 

아직은 젊으니깐 괜찮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참여자 3)

배터리 방전이 너무 심해요. 완충을 해놓아도 반나절 중 

얼마 가지도 않아서 다음번에 재려고 보면 이미 벌써 꺼져 

있어요. 배터리가 너무 빨리 소모되서 충전기를 꽂은 상태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약을 먹은 적도 많아요.(참여자 2)

제 주위사람들도 보더니 어렵다고 하네요. 부수적인 절

차가 너무 많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굳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 아프게 신경 쓰면서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은 적도 있고 순간적으로 집어 던지고 싶었

던 적도 여러 번 있어요.(참여자 3)

2) 디지털 기기와의 거리감

60~80대의 참여자 2, 5, 7은 인공지능 기반이 아무리 좋은 기

술이고 스마트워치가 아무리 좋은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라고 

해도 기존에 익숙한 방법들이 더 편하고 좋다고 진술하였다. 이

러한 최신기술의 사용이 오히려 자신이 기계치임을 드러내고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호소하였다. 

몇 년 동안 복용했던 것이라서 습관이 되어 있고 아직

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정도도 아닌데 오히려 이런 기계의 

사용은 번거롭고 부담이 많이 돼. 내가 특별히 기계의 도

움을 받지 않아도 약을 복용하는데 문제가 없거든. 아무

리 기술이 좋아지고 기능이 많아도 우리 나이에는 사용하

기 어려워. 옆에서 도와줘도 힘든데말야. 자식들도 직장

다니랴 애들키우느라 바쁜데 내가 이런 걸로 자식들에게 

부탁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미안하고 부담을 주는 것 

같아.(참여자 7)

주제 2. 기대에 못 미치는 스마트워치 

1) 불만족스러운 디자인

연구참여자는 스마트워치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크

Table 2. Themes and Sub-themes of Patient Experience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Smartwatch for Diabetes Medication 
Monitoring Service

Themes Sub-themes

Journey with unfamiliar devices ․ Cumbersome and complex tasks required for utilizing devices or services
․ Feeling alienated from digital devices

A less-than-acceptable smartwatch ․ Unsatisfactory smartwatch designs 
․ Psychological burden of cost
․ Uncomfortable when wearing a smartwatch
․ Possibility of errors in image recognition technology / Lack of Trust

Insufficient functions and content for 
patients with diabetes to use

․ Desire for service contents beyond medication monitoring
․ Desire of additional functions and emotional touch

Efforts for regular medication 
behaviors and daily monitoring of 
patient's health conditions

․ Managing health conditions by checking own health records through the mobile app
․ Taking medicines and measuring blood glucose levels 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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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작고 가벼우며, 센서가 스마트워치에 부착되는 일체형이 

좋다고 진술하였다. 디자인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사용성이 감소되는 요인임을 표현하였다.

다른 스마트워치가 슬림한 거에 비해 두배나 크기가 컸

던 게 불편했어요. 크기도 크고 색상, 디자인도 시대에 뒤

떨어진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차고 다니기는 어려워요.

(참여자 1)

2) 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연구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무료나 적은 비용으로 제공한

다면 복약행동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

하였다. 스마트워치의 가격은 복약행동 모니터링 서비스의 이

용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인식하였다. 

내가 돈을 주고 사서까진 안 하고 싶고 무료로 이번처

럼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할 생각은 있어요. 아니면 부

담 없는 가격이어야 할 것 같아요.(참여자 5)

3) 스마트워치 착용 시 불편감

모든 연구참여자는 스마트워치의 재질이 딱딱하고 착용 및 

사용상의 애로 사항을 호소하며 스마트워치의 착용성 증진을 

기대하였다. 이에 대한 참여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스마트워치의 재질 및 착용방법은 가볍고 부드러워야(참여

자 1), 뻑뻑하고 두껍고 구멍 맞춰 끼우기도 힘들고(참여자 2), 

목걸이 같은 걸로 제작을 해야(참여자 3), 고무형식의 부드러

운 밴드형태가 좋아(참여자 4), 손을 넣다 뺏다 하기만 하면 좋

겠어(참여자 5), 무조건 손목에 차야 하나(참여자 6), 외부충격

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참여자 7). 

재질 같은 것도 차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나이든 노인들이 취급을 조심스럽게 안 할 수도 있도록 말

야. 충격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방수는 필수이고 착용 방

법도 무조건 손목에 차야 하나 싶어요.(참여자 7)

4) 영상인식처리 기술의 오류가능성과 불신

연구참여자는 복약행동 모니터링에 사용된 영상인식처리 

기술이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연결상태, 밝기, 사용자의 착용

방법 등 내외재적 요인에 의해 가끔 오류가 발생한다고 진술하

였다. 이는 결과의 정확성을 낮출 뿐 아니라 기기와 서비스의 

신뢰성을 저해시키는 중대한 요인임을 표현하였다.

카메라 위치에 따라 보이고 안 보이고 해서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제대로 인식이 

되는건지 내가 바로 알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또 어떤 경

우에는 제가 투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복용으로 인식

이 되어서 황당했어요.(참여자 4)

주제 3. 당뇨 환자가 사용하기에 아쉬운 기능과 콘텐츠

1) 복약행동 모니터링 이상의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갈망

당뇨의 자가관리를 위해서는 약물요법뿐만 아니라 식이요

법과 운동요법도 매우 중요하므로, 연구참여자는 단순히 복약

행동 모니터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당뇨 환자의 건강관리를 종

합적으로 지원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콘텐츠와 기능이 추가된다

면 본 서비스를 이용할 충분한 동기부여 요인이 될 것이라고 표

현하였다. 참여자별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혈

당증 의심 시 알람(참여자 1, 7), 음성지원(참여자 2, 6), 날씨알

림(참여자 3), 휴대폰 전화 및 메시지 알림(참여자 1, 4), 만보기 

기능과 걸을 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참여자 5). 

지금의 크기, 기능만으로는 오랫동안 착용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스마트워치들이 지원하는 기능뿐

만 아니라 복약 시간 및 진료예약 등에 관한 음성지원, 카

톡 채널 추가와 같은 기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기능들

을 활용해 당뇨 환자에게 필요한 당뇨 교육을 전달 할 수 

있어야 당뇨 환자들이 착용을 고려해 볼 것 같아요.(참여

자 6)

지금의 기능만으로는 솔직히 별로 도움은 안 돼요. 당

뇨 환자는 운동 관리가 중요하니깐 운동 할 때 심장박동수

를 알려준다던가 걸을 때 만보기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워치 착용만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저혈당증이 의심될 때 알람이 울린다던가 이렇게

요. 혈당측정이 안 된다고 하면 적어도 당뇨 환자들이 자

신이 저혈당증이나 뭔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 누르면 119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또 당뇨 환자는 식단관리가 중요하니깐 자신

이 섭취한 음식에 대한 칼로리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

능이라든가. 어쨌든 당뇨 환자는 약물도 중요하지만 식단

이나 운동도 중요하니깐 이런 거에 대한 기능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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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워치의 부가기능과 감성 터치에 대한 요구

연구참여자는 본 연구의 인공지능기반 복약관리 스마트워

치가 시중의 스마트워치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가적인 편의기

능이 부족하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는 부가기능이더라도 자

발적으로 스마트워치의 사용을 유인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

다고 언급하였으며, 나아가 감성을 자극하는 기능이 추가되길 

희망하였다.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스마트워치는 내가 운동을 했을 

때 심장 박동수부터 시작해서 제가 잠자는 시간까지 렘 수

면이냐 깊은 수면이냐 이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 상태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어느 

순간 몸 상태에 대해 궁금해지니까 자꾸 차게 되고 이게 

습관이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당뇨 환자용 복약관리 스마

트워치에는 기능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

로라면 굳이 사용 안하게 될 것 같아요.(참여자 1)

갬성을 뭔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스마트워치 

착용 후 식물을 가꾸고 그걸 통해 마음의 심신안정에 도움

이 됐는지를 보는 자연치유연구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

데 좋았어요.(참여자 1)

주제 4. 건강상태의 주기적 점검과 규칙적인 복약행동·

혈당측정을 위한 노력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건강기록 확인을 통한 건강관리

참여자는 자신의 복약행동 및 혈당측정 행동데이터가 앱 기

록으로 남는 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볼 수 있고 자신의 상태

를 점검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진술하였다.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는게 귀찮기는 하지. 일부러 또 착

용해야 되니깐... 그래도 일단은 하면 체크를 하게 되니까 

혈당을 보면서 내가 오늘은 이렇구나 이렇게 내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깐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인지 이번에 병원 

갔을 때는 당화혈색소 수치도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

더라고.(참여자 5)

2) 규칙적인 복약행동 및 혈당측정

참여자는 12주 동안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서 여러 우여곡

절이 있었으나, 스마트워치가 규칙적인 복약과 혈당측정에 도

움을 준 존재로 묘사하였다.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참여자 

1), 스마트워치가 있으니깐 더 신경 쓰면서(참여자 2), 체크해

야 한다고 생각(참여자 6) 등 인공지능기반 복약행동 모니터링

의 긍정적 측면을 표현하였다.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 같애. 식사도 제대로 그

때 하게 되고, 약을 먹으면 이제 바로 식사도 하게 되니깐. 

그전에는 시간 나면 대충 먹거나 아무 때나 먹었잖아. 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프기도 하고 막 당이 조금 떨어

지는 느낌도 있고 전에는 그냥 뭐 생각나면 먹고 그런식이

었는데. 이걸하고 부터는 정확한 시간에 먹게 되더라고. 

약도 식사시간도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먹게 되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를 안하니깐 요즘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참여자 5)

논 의

본 연구는 당뇨 환자가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를 바라보는 의

미를 본질적으로 규명하고, 이들의 사용경험을 기초로 향후 디

지털 간호중재 개발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도

되었다. 연구결과, 인공지능기반 당뇨 환자의 복약관리 스마트

워치 사용경험을 분석한 결과, 하위주제 10개, 주제 4개가 도출

되었다. 본질적 주제로는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와의 여

정’, ‘기대에 못 미치는 스마트워치’, ‘당뇨 환자가 사용하기에 

아쉬운 기능과 콘텐츠’, ‘건강상태의 주기적 점검과 규칙적인 

복약행동 ․ 혈당측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첫 번째 주제는 ‘익숙하지 않은 기기와의 여정’으로, 디바이

스 측면의 사용 편리성,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조작의 용이성

과 관련이 있었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 및 복약관리 서비스 

개시 전과 후의 전반에 걸쳐 스마트워치 및 부속품의 조작, 네

트워크 연결 등 조작의 용이성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용절차

상의 부정적 경험을 주로 호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들이 

새로운 기술 및 기기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기술 또는 기기 자체

의 품질수준이 서비스의 수용과정에서 저항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Suh & Seong, 2004). 따라서 당뇨 환자의 

복약관리 서비스를 개시하기 이전 스마트워치에 대한 기기의 

친밀도와 이해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기적 기기 교육이 요구되

며, 서비스 접점에서 이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

로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외에도, 참여자는 감성 자극의 변

화를 느끼길 원하였는데, 이는 기기와 상호작용하는 인간으로

서 관계형성에 대한 욕망을 표출하였다고 해석된다. 단조로운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빈도를 줄어들

게 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Do, Geum,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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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환자용 인공지능 복약관리 스마트워치의 사용자 경험

Lee, 2014),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고, 사용에 대한 기억이 긍정적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피드백 

및 심리적 지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공감할만한 만족스러운 기능의 부재

가 스마트워치 사용에 대한 동기부여를 저해시키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워치 제품이나 서비스는 개인들

로 하여금 만족을 주는 다양한 기능적 속성들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다. Lee, Whang, Lee와 Kang (2006)은 하나의 스마트

워치 제품은 여러 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능

들은 사용자에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

였다. 특히, 본 연구의 모든 참여자들은 12주 동안 지속적으로 

배터리 소모가 너무 빨라 불편감을 호소하였는데, 인공지능 기

반 복약관리 스마트워치 배터리의 기능 개선과 배터리 소모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사용행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20~50대의 젊은 연령층과는 달리, 60대 이상의 

참여자들은 스마트워치가 아무리 좋은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

라고 해도 기존에 익숙한 방식을 선호하였고, 오히려 최신기술

의 사용이 자존감 하락과 타인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였다. 노인의 컴퓨터 사용능력과 

건강문해능력은 교육수준과 소득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에(Chang et al., 2004), 서비스의 사용초기단계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인 세대의 특성에 부합하는 경

제적, 심리사회적 지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Do 등

(2014)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일종인 핏빗(Fitbit)을 이용한 

연구에서 사용자들은 신체활동이 증가할 때마다 불이 하나씩 

켜지고 불빛이 채워질 때 마다 성취감이 생기면서 궁극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핏빗을 지속 사용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스

마트워치에 대한 심리사회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비

스 개시 전 사용자의 디지털 및 건강정보역량을 정확히 사정하

고, 사용자의 여건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사용자의 성

취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적 측면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주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스마트워치’로, 디바이스 

측면에서의 가격 및 부가가치, 접근성, 착용성, 심미성, 정보정

확성과 관련이 있었다. 참여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스마트워치

의 가격이 부담 없는 수준이라면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용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Lee, Choi와 Park (2014)

는 비용합리성은 사용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보고하였으며, Lee 등(2016)은 사용자가 웨어

러블 디바이스를 선택할 시, 제품 관련요인으로는 이동성이, 

사용자 관련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만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

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미루어 볼 때, 스마트워치에 대

한 자기효능감과 유용성에 비해 스마트워치의 가격은 구매 및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닐 것으로 짐작된

다. 따라서 스마트워치의 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용

자 관련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사용자가 스스로 스마트

워치에 대한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효능감을 높이

되,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스마트워치의 가격이 제조사별로 상

이하고 아직까지 적정가격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Lee et 

al, 2014), 연령별, 기능별 스마트워치의 지불의사금액을 조사

하여 스마트워치 가격의 비용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기대에 못 미치는 스마트워치’의 하위주제 중 스마트워치 

착용 시 불편감이 있었다. 당뇨 환자용 복약관리 스마트워치의 

경우, 크기가 크고 무겁고 투박스러운 디자인이라서 장시간 착

용하기에는 거리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 Lee 등

(2014)은 스마트워치가 외형적으로 손목시계 형태의 웨어러

블 기기이므로 착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였고, Byun, 

Lee와 Lee (2014)는 스마트워치를 실제 구매하는 소비자의 유

형 중 착용민감형은 착용했을 때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Ross와 Blasch (2000)는 웨어러블 디바이

스를 장기간 착용하려면 가벼운 무게감이 중요하다고 보고하

였다. 따라서 당뇨 환자용 스마트워치의 개발 시 개인의 선호

도 및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재질 및 착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스마트워치의 부담스런 크기와 불만

족스런 디자인을 지적하며 심미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존재하였다. 심미성은 사용자의 구매의도 및 사용여부에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Lee et al., 2014),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는 사용의 용이성 및 유용성뿐만 아니라 심미성

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Shim, 2014). 이러한 측면에서 스

마트워치는 기기의 실용적 측면과 더불어 패션아이템이나 악

세서리, 스마트워치의 디자인, 색채 및 색감 등 소비자의 심미

적 측면을 충족시키도록 고안되어야 스마트워치 사용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참여자

들은 카메라 인식 및 센서 인식 기술의 정확도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웨

어러블 디바이스의 사용성을 평가한 결과, 센서의 오작동으로 

인한 기술적인 한계는 기기에 대한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은 기기 사용의 애착

과 지속성 및 만족도를 저하시켰다(Do et al., 2014). 

세 번째 주제는 ‘당뇨 환자가 사용하기에 아쉬운 기능과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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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로서, 서비스 콘텐츠 측면에서의 유용성, 효과성, 서비스 

만족도와 관련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단순히 복약행동 모니

터링에 그치는 것에서 벗어나 당뇨 환자의 건강관리를 종합적

으로 지원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다양한 추가기능이 제공되어

야 동기부여와 함께 사용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동

기부여는 사용자 경험의 중요한 평가항목으로서(Dong, Lee, 

& Song, 2019), 사용자 맞춤형 기능 확대는 스마트워치의 활성

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풀이된다. 당뇨의 자가관리를 위해서

는 약물요법뿐만 아니라 식이요법과 운동요법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므로, 당뇨 환자의 궁극적 자가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동

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약행동여부 판별 및 복약알람, 

의약품 검색정보, 복약 관련 정보제공 기능 외에도, 저혈당증

과 같은 위급상황 시 호출기능,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운

동정보 및 식단정보, 음성지원 알람 등의 기능도 포함시키는 것

이 대상자의 자가건강관리를 유도하는 효과적 서비스 콘텐츠 

설계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네 번째 주제는 ‘건강상태의 주기적 점검과 규칙적인 복약

행동 ․ 혈당측정을 위한 노력’으로서, 서비스 콘텐츠 측면에서

의 건강관리 용이성, 능동적 사용지원과 관련이 있었다. 참여

자들은 스마트워치가 규칙적인 복약과 혈당측정에 도움을 주

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라이프로그 데이터의 축적과 주기적 

알람만으로도 사용자의 자가건강관리 습관을 변화시키는 데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본 연구에서 도출

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기기 개선과 콘텐츠 설계가 전

제된다면 데이터의 실시간 축적을 통해 복약행동 모니터링 및 

알람 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성을 증진시키

고 궁극적으로 건강행위습관의 질적 변화라는 서비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일종인 인공지능 복약

관리 스마트워치를 통해 당뇨 환자가 경험하는 현상과 그 의미

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연구결과, 하위주제 10개, 주제 4개

가 도출되었으며, 본질적 주제로는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기

기와의 여정’, ‘기대에 못 미치는 스마트워치’, ‘당뇨 환자가 사

용하기에 아쉬운 기능과 콘텐츠’, ‘건강상태의 주기적 점검과 

규칙적인 복약행동 ․ 혈당측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본 연구

는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의 사용성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근

거로 개발단계에서 완성도 높고 효율적인 간호서비스를 설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클 것으로 예

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적은 수의 대상자에 한해 심층면담을 

실시한 질적연구로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많

았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본질적 주제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복약관리 스마트워치의 사용경험을 정

량적으로 조사해보는 양적연구와 나아가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실험연구를 수행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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