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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이미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단카이세대1)가 모두 75세(후기 고령자)가 되는 2025년 시점에 고

령자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후 단카이주니어세대2)가 모두 65세가 되는 2040년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수가 정점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3) 시니어 개

1) 일본의 베이비붐세대를 의미하는 용어로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2) 1971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3) 일본에서는 ‘2025년 문제’, ‘2040년 문제’라고 표현할 정도로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자로 접어드는 상황과, 고령자 인구수가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커다란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DOI: 10.23063/2023.09.9

일본의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
구축 배경과 추진 방향
Japan’s Long-Term Care Information System for Evidence (LIFE): 
Why It Is Established and What It Works Toward

최희정 ((주)웰에이징연구소 대표)
Choi, Hee-jeoung (WELL-AGING LAB Co., Ltd.)

일본은 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의 급증과 개호 인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후생노동성에서 자립 지원
과 중증화 방지를 목적으로 효과적인 개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2021년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과학적 개호 정
보시스템(LIFE)을 도입했다. LIFE에 전국의 개호 시설･사업소 이용자의 상태와 케어 상황 등의 데이터가 축적･분
석됨에 따라 시설･사업소와 이용자에게 근거(evidence)에 기반한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의 삶의 
질 및 사업의 효율성 향상 등 전체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보장비 억제 효과, 고령
자 개인 차원에서 건강수명 연장(자립생활 연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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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4) 비즈니스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돌봄비 

등의 사회보장비 급증과 개호 인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 개호 

인력 부족과 같은 사회적 과제 속에서 현재의 과도한 개호 서비스를 재점검하고, 고령자들의 

생활을 지지하는 본질적인 개호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2000년에 도입되어 2021년 개호보수 개정으로 20년간의 1기를 끝

내고, 2023년 현재 제2기에 돌입했다. 새로운 2기의 시작을 위해 2021년 개호보수 개정에서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5)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근거(evidence)에 기반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케어플랜 작성, 자립 지원 개호 평가지침 작성, 성공보수 등을 도입했다. 

개호보험제도는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존엄 유지와 자립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향후 개호 서비스의 수요 증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제도

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 방식 개혁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양립시

킬 수 있는 새로운 개호 본연의 자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호 서비스 결과 등에 대해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분석을 진행함에 따

라 근거를 축적하고 활용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후생노동성, n. d.). 의료 분야

에서 1990년대 이후에 「근거(evidence)에 기반하는 의료」6)가 도입된 것과 같이, 개호 분야에서도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이용자에게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근거(evidence)에 기반한 

자립 지원･중증화 방지 등의 정책적, 실천적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다.

향후 의료 DPC 데이터베이스7)와 연계도 진행될 예정으로 의료, 개호를 제공하는 시설･사업

소를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전국 표준의 근거(evidence)가 없어 사업

소마다 개호 서비스의 평가가 주관적이고 비교 대상이 부족했으나, 이제는 LIFE 데이터베이스

에 의한 근거(evidence)가 확립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 LIFE의 사용이 원활해지면 비교 대상이 많

아지고, 그에 따라 개호 서비스의 평가 표준화가 가능해진다. 이용자와 그 가족들이 좋은 서비

4) 이 글에서는 요양, 케어(care)에 해당하는 일본어 ‘개호(介護)’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5) LIFE: Long-term care Information system For Evidence. 구체적인 내용은 2.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의 개요 및 도입 배

경에서 설명하겠다.
6) “진단하는 환자의 임상상의 의문점에 관하여, 의사가 관련 문헌 등을 검색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환자에 대한 적용 타당성을 

평가하고, 환자의 가치관이나 의향을 고려하여 임상 판단을 내리고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행위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
는 실천적인 방법(医療技術評価推進検討会報告書. 厚生省健康政策局研究開発振興課医療技術情報推進. 平成 11年 3月 23日).

7) DPC 데이터베이스는 2003년에 도입된 DPC제도(급성기 입원 의료를 대상으로 한 진료 보수의 포괄 평가 제도)에 근거해 DPC 참가 병
원이 보고한 DPC 산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생노동성이 작성하여 공개하는 보고 데이터(분석 데이터)임. ‘DPC 도입의 영향 평가에 관
한 조사’(조사 대상: 퇴원 환자) 데이터와 그 관련 데이터군이다.(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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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사업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는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2.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의 개요 및 도입 배경

가. LIFE 개요

일본에서는 2021년[레이와(令和) 3년]을 ‘과학적 개호 원년’으로 정하고, 자립 지원 추진에 힘

을 쏟고 있다. LIFE란 Long-term care Information system For Evidence를 의미하며, 일본 

정부와 후생노동성이 중시하는 자립 지원 및 중증화 방지를 목적으로 더 효과적인 개호 서비스

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이다. 또한 과학적 개호는 ‘과학적 근거
(evidence)에 따른 개호’를 의미하며, 다음 ①~③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것이다.8)

① 과학적 근거(evidence)에 기반한 개호를 실천함
②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지표 등을 현장에서 수집･축적･분석함
③ 분석 성과를 현장에 피드백하여 과학적 개호 추진 체계를 강화함

여기에서 과정 ②에 해당하는 내용이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LIFE에 축적되는 것은 이용자의 상태와 각종 서비스에 관한 막대한 정보로 수집된 데이터로, 

피드백에 활용되거나 근거(evidence) 확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즉, 개호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나, 

개호 시설･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케어의 계획･내용 등을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후생노

동성에 보내지고 입력 내용이 분석되어 해당 시설로 피드백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는 개호 사

업소에서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개호 분야는 의료 분야처럼 치료 효과 등에 관한 관계자 간 의견 일치로 얻어진 평가 지표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나 가치 판단이 존재한다. 과학적 개

호 추진은 개호보험제도가 관계자의 이해를 전제로 한 공조(共助) 이념에 근거함을 고려하면서 

8) 후생노동성 노건국 노인보건과(厚生労働省 老健局 老人保健課) 자료. https://www.mhlw.go.jp/content/12301000/00094937
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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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계자의 가치 판단을 존중해 검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LIFE의 발전 경위

<표 1>과 같이 2017년에 VISIT[통소(commute)･방문 재활 서비스 데이터 수집 시스템](VISIT: 

monitoring & eValuation for rehabIlitation ServIces for long-Term care의 약자)를 운용하

기 시작하였고, 2018년 개호보수를 통해 VISIT를 평가하게 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모든 개

호 서비스를 대상으로 고령자의 상태와 케어 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인 

CHASE(CHASE: Care, HeAlth Status & Events의 약자)도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별개로 운영하던 VISIT와 CHASE를 2021년 4월부터 LIFE로 통합하여 사용하기 시작

하면서 2021년 3월 말에 약 6만 사업소9)에 ID가 발행되었다.

LIFE의 활용으로 데이터에 근거하여 이용자 개인 단위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케어가 무엇

9) 참고로 2021년 10월 1일 현재, 일본의 개호 시설은 13,731개소(개호노인복지시설 8,414개소, 개호노인보건시설 4,279개소, 개호의
료원 617개소, 개호요양형 의료 시설 421개소), 재택서비스 사업소는 73,594개소(방문 개호 35,612개소, 방문 간호 13,554개소, 통
근 개호 24,428개소)로 총 87,325개소임.(2022년 후생노동성의 정부통계)

시기 종류 내용

2017년

V
I
S
I
T

▪ VISIT 운용 시작
 - 통소(commute)･방문 재활치료 사업소에서 재활치료 정보수집 시작
 - 2020년 3월 말 시점 631 사업소 참여

2018년 ▪ 개호정보 VISIT 평가
 - 대상 서비스: 통소(commute)･방문 재활치료 사업소 재활치료 데이터 수집 및 분석

2020년

C
H
A
S
E

▪ CHASE 운용 시작
 - 모든 개호 서비스를 대상으로 고령자의 상태 및 케어 내용 등에 관한 모든 정보 수집 시작
 - 2020년 10월 기준 2,999 사업소에 ID 발행
 - 모델사업으로 제출된 데이터와 피드백 실행, 설문을 통해 내용 리뷰

2021년 LIFE

▪ VISIT와 CHASE를 LIFE로 통합하여 운용 시작
 - 2021년 개호보수 개정에서 새로운 평가 신설
 - 사업소 단위로 개인 단위 분석 결과 피드백
 - 데이터의 입력 부담 경감
 - 2021년 3월 기준 약 6만 사업소에 ID 발행

자료: 후생노동성 노건국 노인보건과(厚生労働省 老健局 老人保健課) 자료. https://www.mhlw.go.jp/content/12301000/
000949376.pdf

| 표 1. LIFE의 발전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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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개인이 받는 케어의 효과가 충분한지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 개호보험의 가산 시스템과 LIFE

2021년 개호보수 개정을 통해 자립 지원의 방향을 정하였고, 재활･기능훈련, 구강 케어, 영

양개선이라는 3가지 키워드가 명확하게 주목받게 되었다. 또한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 구

축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인 LIFE의 데이터 제공이 3가지 키워드에 관련된 가산10) 산정 

요건 일부로 확정되었다. 이 가산은 LIFE 데이터베이스 이용자들의 재활･기능훈련, 구강 케어, 

영양개선, 치매 등의 데이터와 관련된 것으로 LIFE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되는 피드백 데이

터를 활용하여 케어플랜이나 재활 계획 등의 작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LIFE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피드백 데이터를 활용해 케

어플랜이나 재활 계획 등을 검토하여 케어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는 PDCA 사이클 활용 프로세

스를 평가하는 가산 항목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상세한 기록이 요구된다. 

2023년부터 각 가산에 대해서는 <표 2>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사업소 단위, 이용자 

단위의 피드백이 제공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가산 내용은 <표 3>과 같다.

구분 시설･사업소 단위 피드백 이용자 단위 피드백

개념 시설･사업소 이용자 상태의 변화와 전국의 같은 서
비스 제공 시설･사업소의 상대적인 위치가 제시됨.

각 이용자의 최근과 과거 상태에 근거한 변
화가 제시됨.

포함 항목
LIFE에 정보 제출이 요구되는 항목 중에서 전국 
기준치와 비교해 사업소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
으로 생각되는 항목이 포함됨.

이용자 상태에 관한 필수 항목이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됨. 단, 이용자 본인이 열람한다는 
전제이며, 대상 외 항목이나 계획서 등의 양
식과 표현이 다른 항목이 있음.

집계 단위 가산마다 설정된 지표에 대해서 서비스 종류별로 
집계됨.

가산마다 설정된 지표에 대해서 이용자별로 
집계됨.

변화 파악 기간 현재 가산 요건 입력 빈도에 근거하여 변화가 표시됨. 현재 가산 요건 입력 빈도에 근거하여 변화
가 표시됨.

집계 대상 이용자 각 시점에서 입력된 이용자가 대상이 됨(양 시점에 
존재하는 같은 이용자 집단이 아님). -

자료: 후생노동성. (2023).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 활용에 관한 지자체 직원용 안내집.

| 표 2. 단위별 제공 피드백 개요 |

10) 시설과 사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보수를 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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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종류 사업소별 피드백 이용자별 피드백

과학적 개호 추진 체제 가산 ○

영양 관리 강화 가산･영양 평가 가산 ○ ○

욕창 관리 가산･욕창 대책 관리 지도 ○ ○

구강 위생 관리･구강 기능 향상 가산(Ⅱ) ○

배설 지원 가산 ○ ○

자립 지원 촉진 가산 ○ ○

의사의 협력 약제 조정 가산･약 지도 관리 ○

자료: 후생노동성. (2023).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 활용에 관한 지자체 직원용 안내집을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 표 3. 가산 종류 및 피드백 제공 대상 |

3.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의 활용

가. LIFE 데이터 활용 방법

1) PDCA 사이클 업무 프로세스와 LIFE 활용

개호 현장에서는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림 1]과 같이 업무 개선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의 하나인 Plan(계획) → Do(실행) → Check(평가) → Action(개선) 사이클(PDCA 사이클)을 활용한

다. 업무에 PDCA 사이클을 적용하여 공통된 지표를 가지고 평가와 사정(예: ADL이 얼마나 변화

하고 있는가?)을 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논의하여 개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11)을 추진한다. 

개호 시설･사업소는 LIFE를 통해 수집･축적된 데이터를 피드백 정보로 활용하고, 시책의 효

과나 과제 등을 파악, 재검토하기 위한 분석에도 사용한다. LIFE에 전국의 개호 시설･사업소에

서 작성･기록되고 있는 이용자의 상태나 케어의 실적 등(계획서 등의 양식 등)의 데이터가 축

적되고 분석됨에 따라 근거(evidence)를 바탕으로 한 고품질의 개호가 가능해진다. 데이터의 축적

에 따라, 시설･사업소 단위, 이용자 단위의 피드백을 할 수 있다. 즉, PDCA 사이클의 선순환을 

통해 질 높은 케어 제공으로 연결해 나간다.

11) 디지털 전환(DX)은 단순히 종이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세스, 문화, 고객 경험, 마케팅 계획, 비즈니스 모델, 시스
템 등을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기술을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요소에 적용하여 변화하는 환경과 요구에 맞
게 혁신하고 창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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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는 활용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의 하나가 되어야 한

다. 즉, 수치에 의한 객관적인 이용자의 상태 평가나, 다직종 연계를 통한 이용자 케어의 평가･
개선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개별 요구나 희망을 근거로 한 개별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각각의 개호 시설･사업소가 제공하고 있는 케어를 계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이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요구와 목표 및 사업소의 케어 목표를 개호 시

설･사업소의 전 직원이 검토하여 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직원 전체가 이념과 정책을 공유함은 

물론이고, 현 상태와 향후 과제, 서비스 실행 상황과 개선점에 대해 전원이 공통의 인식을 가지

는 것과 직위를 넘어 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LIFE를 활용한 개호 시설･사업소의 PDCA 사이클 진행 과정은 <표 4>와 같으며, 시설･사업소

의 매니지먼트와 이용자의 케어매니지먼트로 구분하여 프로세스별로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주: 사보회·개호 급여비 분과회 제185회 자료
자료: 후생노동성. (2022).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 활용 안내집.

| 그림 1. LIFE 데이터를 활용한 PDCA 업무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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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세스
실행 내용(예)

데이터 활용(예)
시설･사업소의 매니지먼트 이용자의 케어매니지먼트

P

개선 체제 준비
- 개선을 위한 팀 구성
- 팀원에게 향후 추진 내용의 킥오프 선언
- 외부 연수회에 참가하는 등 관련 지식 습득

목표 설정

- 좋은 케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

- 목표로 하는 케어의 방향성 
설정

- 이용자와 가족의 의향 
확인

- 목표로 하는 상태 설정

현상 분석, 
과제 정리

- 해당 시설, 사업소의 특징 
분석

- 목표로 하는 케어에 근접
하도록 과제 및 개선 사항 
확인

- 이용자의 상태, 변화 파악
- 이용자의 희망 사항을 이

룰 수 있도록 과제 및 개
선 사항 확인

- 타 시설･사업소, 이용자와 
비교하여 현재 상태 해석

- 추이 확인, 변화 경향 및 전
망 파악

목표 설정 및 
달성 계획 수립

- 이상향에 근접하기 위해 마일스톤(목표) 설정
-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이상향과 목표를 수치로 설
정, 관계자 전원 의식 공유

D 계획에 따른 
실행 -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실행

C 실행 성과 검토
- 목표와 실행을 비교하여 실행 성과 확인
- 잘한 점, 미흡한 점 정리
- 잘한 점, 미흡한 점의 원인과 요인 분석

- 이상향에 근접한 정도를 객
관적으로 파악

A 계획 재검토 - 지금까지 실행 내용 중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 분석
- 재검토 방법 확인, 다음 계획에 반영

- 추진 성과를 수치로 확인, 
재검토 필요성을 파악하기 
쉽게 함

자료: 후생노동성. (2023).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 활용에 관한 지자체 직원용 안내집.

| 표 4. LIFE를 활용한 PDCA 사이클 프로세스(예) |

2) 피드백 과정에서의 LIFE 활용

피드백은 시설･사업소의 현상을 해석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관계자인 가족이나 직원 등이 

케어에 대하여 동일한 인식을 지니도록 하는 재료가 된다. 피드백을 받으면, 우선은 이용자와 

관련된 직원이 공유하고, 표시된 그래프･표를 바탕으로 현재의 시설･사업소의 특징(개선점 및 

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정리한다. 데이터를 볼 때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표 5>와 같이 

타 시설･사업소와 비교하고 <표 6>과 같이 시계열 추이를 확인하게 된다.

타 시설･사업소와 비교하여 해당 시설의 현황과, 대응이 필요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적

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간다. 또한 시계열 추이를 확인하여 변화가 발생한 항목을 검토하고, 

이용자 상태의 변화 원인을 파악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의 재검토, 개선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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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해 나간다.  

변화가 생기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케어의 좋고 나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

자 본인의 의향이나 제공해 온 서비스 내용과 비교하여 케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사업소로

서 대응해야 할 과제나 개선점, 늘려야 할 강점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LIFE 활성화를 위한 노력

1) LIFE 활용 안내 홍보 및 교육

LIFE에 축적된 데이터에 근거한 피드백이나 분석이 의미 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사

업소가 같은 기준으로 이용자의 상태 등을 평가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 후생노동성에서는 이를 위해 LIFE에 등록되는 주요 항목에 관한 평가 방법 등이 정리된 

Step 1 전국 평균치와 해당 
시설･사업소 비교 - 경향의 차이가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

Step 2 경향 차이 발생의 
원인 파악

- 이용자 상태별 특징이 있는가?
  (지역에 특히 중증의 이용자가 입소해 있는가 등)
- 시설･사업소로서의 추진 특징은 무엇인가?
- 이용자 상태 평가 방법에 특징이 있는가?

Step 3 요인 분석을 통한 
대응책 검토

- 해당 시설･사업소의 이용자 특징과 이용자 본인의 의향을 비교했을 때 
대응이 필요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개선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자료: 후생노동성. (2023).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 활용에 관한 지자체 직원용 안내집.

| 표 5. 타 시설･사업소와의 비교 |

Step 1 시계열 추이 확인
- 변화 발생 항목은 무엇인가?
- 상태가 악화한 항목이 있는가?
- 상태 개선을 위해 노력한 항목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Step 2 변화 발생 원인 파악
- 이용자 상태에 변화가 생긴 원인은?
   ∙ 입원 등, 상태가 크게 변화한 원인이 있었는가?
   ∙ 상태 개선을 위해 실시한 내용의 효과는 어떠한가?

Step 3 원인 파악을 통한 
대응책 검토

- 파악한 원인과 실행 내용의 효과를 토대로 하여 대응책이나 추진 
사항을 개선해야 하는가?

-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개선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자료: 후생노동성. (2023).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 활용에 관한 지자체 직원용 안내집.

| 표 6. 시계열 추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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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 활용 안내서’12)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 ADL(Barthel Index) 평가 방법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의 유튜브(YouTube) 채널로 평가 매뉴얼을 제공

한다.13)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용자 평가에 관련된 직원 전원이 LIFE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를 진행한다.

2) LIFE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의 선순환 구조 마련

LIFE 운용으로 이용자의 상태와 케어플랜 내용이 전국 사업소에서 공통 데이터 항목으로 평

가되어 축적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그림 2]와 같이 축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연구하고 피

드백을 확충하며, 전국의 사업소가 같은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축적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성과를 개호 현장으로 연결한다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질 높은 케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개별 요구와 희망 사항을 반영한 케어를 제

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 LIFE 홈페이지: https://life.mhlw.go.jp/help
13) 후생노동성 Barthel Index(BI) 평가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d4Sb83VgxPA

자료: 후생노동성. (2023).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 활용에 관한 사례집.

| 그림 2. LIFE를 활용한 개호 시설･사업소, 후생노동성, 연구기관의 선순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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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례 활용

LIFE를 활용하여 이용자 개개인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해 나가고, 나아가서 시설･사업소 

전체의 케어를 재검토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상태를 평가한 데이터나 피드백을 이용해 

업무 개선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에서는 프로세스별 참고 사례를 매

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사례는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나뉘는데 (1) LIFE 활용을 위한 체제 

등의 준비(매니지먼트 체제 정비, 연수･교육 실행, 환경의 정비), (2) 이용자 상태 등의 평가(평

가 방법 확인, 판단 기준의 통일을 위한 교육･연수), (3) 피드백 등을 활용한 케어 개선 업무 추

진(직원 간 정보 공유, 추진 방안 되돌아보기, 피드백을 활용한 해당 시설 특징･과제 파악, 파악

한 과제의 개선을 위한 케어의 재검토)이다. 2023년 4월에 배포된 세 가지 참고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업무를 정리하는 팀과 비전을 논의하는 팀 설치(개호노인보건시설, 입소 정원: 80명)

이 사례의 핵심은 LIFE와 관련된 업무를 구성하는 팀 외에도 모든 팀이 미래의 모습을 실현

하기 위해 LIFE를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직원 간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LIFE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LIFE 관리직 팀」과, 임의의 직원으로 구성하는 

「LIFE 임의 팀」을 만들었다. 특히 LIFE 임의 팀에서는 향후 도달해야 할 모습의 실현을 위해 해

당 시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할지 지속해서 논의한다.

① 관리직 팀
각 직종의 관리직으로 팀을 구성하고, 피시(PC)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잘 다루는 직원이 참여하여 LIFE에 관한 업
무를 분배하고 관리를 담당함. LIFE 도입 시에 월 2~3회, 도입 후에는 월 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② 임의 팀
임의로 직원이 모여 팀을 형성하여, 앞으로의 케어 모습을 정의하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와 해당 시설이 어떻
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검토하여 그 내용을 팀원은 물론 시설 내외부로 발신하고 있음.

③ 본 활동을 통한 효과
LIFE를 단순히 업무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LIFE를 활용하여 어떻게 해당 시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지
를 직원 모두가 검토해 의견을 공유함.

2) 다직종 간 케어에 관한 개념 통일[통소(commute)시설, 이용 정원: 24명]

이 사례의 핵심은 정기적으로 직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용자 대응 방법 및 개호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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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에 대해서 논의해 케어에 대한 개념을 통일했다는 데 있다.

① 정기적인 회의 개최
월 3회, 다직종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LIFE 항목(ADL의 추이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함. 
논의에는 이용자의 기본 정보, 케어플랜, 약제 정보 등을 이용함.

② 케어에 대한 개념 통일
LIFE 도입으로 어세스먼트･평가 지표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다직종의 의견 교환･정보 공유가 더욱 활발해졌으며, 제
출된 의견에 대해 PDCA 사이클에 근거해 케어 실천을 통일하여 케어 질의 향상을 도모함. 또한 지금까지의 케어를 
재검토해 수시로 개입 방법도 변경하면서 케어를 실행하고 있음.

③ 케어 실천을 통한 효과
다직종 간의 의견 교환･정보 공유가 더 활발해졌고, 이용자와 그 가족, 케어매니저에게 구체적인 검토 내용을 전달함
으로써 신뢰 관계를 구축함.

3) LIFE 활용 효과(개호노인복지시설, 입소 정원: 20명)

이 사례의 핵심은 피드백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의 과제를 추출하여 현장 직원과 공유하

고, 개선을 위해 검토한 후 실제로 시설의 대처 방안에 반영하여 실행했다는 데 있다.

① 리더 회의에서 피드백 정보 검토
월 1회 리더 회의에서 피드백 정보를 통해 해당 시설의 평균치와 전국의 평균치를 확인하고, 전국 평균치와 비교하여 
낮은 항목을 중심으로 시설 내 앞으로의 케어 방침을 검토함. 구체적으로는 피드백 정보를 다음과 같이 활용함.
→ 피드백 정보 확인 후, 해당 시설의 값이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있는 항목에 주목해 기존 사항을 재검토함. 특히, 

LIFE 항목 중 「일상적인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에 대해 ‘가끔 있음’, ‘자주 있음’, ‘항상 있음’의 해당자가 전
국 평균보다 많은 경향을 확인한 후, 해당 시설의 이용자 중 전국 평균과 비교해 ‘일상적인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
는다’의 해당자가 많다는 것은 혹시 매일 시시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함.

② 해당 시설의 현 상태 되돌아보기
피드백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사업소 대응책을 돌이켜 보게 되었음. 지금까지도 정기적으로 이벤트 등은 개최
하고 있지만, 당일 하루는 즐거워도 평상시의 생활은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됨. 이에 따라 
이벤트가 없는 날에도 즐거움이나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함.
→ 이용자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본인이 어디까지 할 수 있거나 하고 싶은지를 직원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이용

자 개인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용자 개개인의 마음과 필요를 알고,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자립 지원 등을 충
분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개호를 할 수 있게 됨.

③ 이용자의 케어･대응책의 재검토
피드백 정보를 통해 시설의 현 상태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기존의 대응 방안을 재검토하여, 그 가운데 본인이 무엇을 어
디까지 하고 싶은지, 어떠한 요구가 있어 그 케어를 제공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현장 직원이 스스로 깊이 고찰하게 됨.
→ 우선 이용자 본인의 요구를 파악하였고, 자립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가능한 시점에서 케어플랜을 작성함.

④ 본 활동을 통한 효과
→ 이용자에 대해 깊이 이해하며 잠재력에 집중하게 되었고, 발휘되지 않은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케어를 

제공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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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일본은 2017년부터 통소(commute)･방문 재활 계획서 등의 정보를 수집해 피드백하는 VISIT시

스템을, 2020년부터는 고령자의 상태와 케어의 내용 등 정보를 수집하는 CHASE시스템을 운

용해 왔다. 후생노동성에서는 2025년 문제, 2040년 문제14) 등에 대비하여 각각 운용되던 

VISIT와 CHASE를 2021년 4월 LIFE로 통합하여 운용하기 시작했으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과

학적 개호 추진 체제 가산 사업소 단위로 전국의 집계치 기반의 피드백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2023년 현재,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피드백의 본격화로 각 가산에 대해서 

사업소와 이용자 단위의 피드백을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의 분석 자료는 연구 

성과(evidence)로도 창출되어 그 결과를 근거(evidence)로 개호 시설･사업소에 제공하여 피드백의 범

위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일본이 왜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인 LIFE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주목하여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 상황에 맞게 참고 사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향해 가고 있는 한국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근거(evidence)에 기반한 예방, 자립 지원･
중증화 방지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지표 등을 수집･축적,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현장에 피드백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시설･사업소와 이용자들에게 근거
(evidence)에 기반한 피드백을 제시함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업의 효율 등 전체적인 

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사회보장비 억

제 효과, 사업주 차원에서는 신뢰와 효과적인 사업 운영, 고령자 개인 차원에서는 건강수명 연

장(자립생활 연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표준의 근거(evidence)가 없던 상황에서 사업소마다의 자가 서비스 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었고 비교 대상이 부족했으나, 이제는 LIFE가 운용됨에 따라 이용자의 상태나 케어의 

계획･내용이 전국의 사업소에서 공통 데이터 항목으로 평가되어 축적될 수 있게 되었다. LIFE

의 사용이 원활해지면 비교 대상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개호 서비스의 평가 표준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 실현을 위해서 전국의 개호 시설･사업소가 같은 평가 기준을 이용해 질 높은 데이

14) 앞서 설명한 대로 2025년 문제는 베이비붐세대가 모두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로 진입하는 시기에 따른 제반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며, 
2040년 문제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수가 정점에 이르게 되는 시점을 가리켜 사회보장비 등의 측면에서 사회 문제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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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축적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활용하는 각 현

장(시설･사업소, 이용자 등)에서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LIFE는 도입되어 운용된 지 

얼마 안 된 제도이지만, 이미 초고령사회인 상황에서 자립 지원 및 중증화 방지라는 핵심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개인적 필요와 정책적 필요가 어우러진 것이다.

아직은 모든 현장에서 효과적 제도로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기존에 없

었던 공통된 지표를 근거로 사정과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내용에 근거하여 각 시설의 

상황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향후 LIFE 데이터를 활용한 PDCA 사이클 업무 프로세스가 일반화되고 안정되면, 입소 고령

자 모두가 자신이 받는 케어의 적절성, 효과의 충분성 등에 대해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설로서는 그에 따른 업무 효율성 향상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직원들의 업무 

부하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 LIFE 시스템은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도부현 및 시정촌

에서는 이용하지 못하지만, 점차 안정적으로 확대되면 그 파급효과는 지역사회로도 확장되리

라 기대한다.

| Abstract |

With its social security spending growing rapidly and the thinning home care workforce becoming a serious 
issue, the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mplemented LIFE, a long-term care information 
system, in 2021 with the aim of making in-home care services effective so as to promote self-reliance and 
prevent severe conditions from developing among older adults. LIFE, with a growing amount of data gathered 
from across the country on in-home care facilities and offices and service users and the status of their service 
receipt, is now able to provide evidence-based feedback information to providers and users alike. The 
Japanese government anticipates that the information system will help foster an encompassing virtuous cycle 
of less social security spending for the government, increased trust and work efficiency for providers, and 
enhanced quality of life and increased health life years (increased years of independent living) for older adults. 
The Japanese experience can have valuable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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