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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ring loss, a prevalent global sensory disability, is expected to impact more individuals due to an aging population. 
This affects quality of life and cognitive functions, necessitating effective hearing rehabilitation. Hearing aids are the 
most effective and widely used solution. To tackle the most common challenges faced by hearing aid users, such as 
noise reduction and speech recognition improvement, advanced technologies like beamforming and postfiltering 
have been further developed.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so being utilized to enhance postfiltering and train algorithms 
to adapt to users’ preferred hearing environments. Additionally, to improve user convenience, efficient Bluetooth low 
energy functionalities have been introduced, and features allowing automatic settings adjustments based on location 
via the global positioning system, as well as fine-tuning capabilities through smartphones, have been added. Over-the-
counter hearing aids offer affordable options for mild to moderate hearing loss. In this era of technological progress, 
not only traditional hearing aid companies but also global electronic audio device manufacturers have merged 
personal audio devices with hearing aids, introducing wireless earphones with personal sound amplification product 
functions. Traditional hearing aids companies have enhanced their products to include the aforementioned features 
and have released in-the-ear style rechargeable hearing aids similar to wireless earphones. Newly introduced features 
for effective hearing rehabilitation must undergo thorough research to ensure their efficacy and safety. Clinicians must 
accurately assess the strengths, weaknesses, and limitations of these new technologies to provide tailored hearing 
rehabilitation solutions that meet patients’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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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난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고통받고 있는 장애 

중 하나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iganization, 

WHO)는 2021년 전세계인구의 20%(약 15억 명)가 난청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고령일수록 난청 인구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2050년에는 난청 인구가 25억 명이

며, 약 7억 명은 청각재활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1)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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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된 국민건강영양평가

조사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도난청이 20.5%, 중

증도 이상의 난청이 9.2%인 것으로 나타났다.2)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난청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난청은 인

지기능저하, 치매와 연관되어 있다는 각종 연구들이 지속적으

로 발표되고 있으므로,3)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난청환자에 대한 청각재활이 요구

되고 있다. 

보청기는 청각재활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재

활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동

물의 뼈를 이용하거나 트럼펫 형태의 기기를 사용하면서 사용

되기 시작하였으며, 19세기에 전화기와 전기의 발명과 함께 

첫 전자식 보청기가 도입되었다. 이후 1920년대부터 20세기 

막바지까지는 진공관과 트렌지스터, 디지털 신호처리 칩 등의 

기술이 적용되어 보청기는 더 작고 사용하기 쉽게 발전해 왔

다.4)

한 시장 조사 업체의 보고에 따르면 전세계 보청기 시장 규

모는 2022년 112억 9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30년까지 

210억 9천만 달러로 성장하여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8.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5) 이러한 보청기 시장의 증가세는 지

속되는 고령화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의 변화로 지속

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보청기 시장도 2016년 

집계에서 약 18만 개가 판매되었고, 시장규모는 약 3,000억 원 

정도로 파악되었다. 2021 KoreaTrak 조사에서는 국내 보청

기 보급율은 36.6%로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의 확대와 함

께 이전에 비하여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고 한다.6) 현재 노인인

구의 지속적 증가와 청각장애환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사업으

로 현재 보청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청기를 이용하는 난청환자

나 보청기를 판매하는 판매자 모두 보청기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난청환자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착용이 불편한 것과 보청기 사용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

장 큰 이유로 지적되었으며, 사용자의 보청기에 대한 전반적

인 만족도는 57%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70%–80%를 보이는 

유럽의 만족도보다는 아직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6) 또한 

판매자의 판매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도(매우 

만족과 만족)는 69.8%로 조사되었고, 제품의 성능이 가장 개

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판매자들도 판단하고 있었다.7)

본 종설은 이러한 배경에서 발전하고 있는 보청기 기술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확인하여 난청환자들에게 적절하고 

효율적인 청각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문헌을 정리

하였다.

본론

최근의 보청기 기술 현황 

소음환경에서의 청취 향상

보청기를 사용하는 난청 환자의 주요 불만 중 하나는 소음

환경에서의 어음청취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양이 청취, 지향성 마이크, 소음감소 기술사용,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후 필터링 등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8) 소음

환경에서의 청취 편의성과 음성 명료성을 위하여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소

음 감소(digital noise reduction, DNR) 기능과 방향성 기술

(directionality) 사용이다. 한 문헌에서는 디지털 소음감소 기

능과 방향성 기술의 설정을 다양하게 하여 환자가 어떤 환경

에서 가장 편안하게 듣는지 확인하였으며, DNR과 방향성 기

능 모두 소음환경에서의 청취에 이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다만 모든 방향(omnidirectional)에서 소리를 듣고 광대

역 DNR 기능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 소음청취에 가장 나쁜 

환경을 보였고, 방향성을 가지고(주로 전방) 다채널의 DNR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청취의 편안함과 관련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이었다. DNR 기능보다는 방향성 기능이 소음환경에서의 

청취에 더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두 기능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

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정리하였다.9)

또한 GN hearing(Ballerup, Denmark)의 ReSound 

OneTM 모델에서는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Receiver 

in Ear style의 보청기에 receiver의 외부 방향에 마이크

를 하나 더 추가하여 총 3개의 마이크로 소리 처리를 하는 

microphone and receiver in ear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용

하여 더 나은 신호소음비, 소리방향성 인식을 향상시켰고, 바

람소리 잡음 저하에도 향상이 있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Fig. 1).10) 

하지만 소음 속 어음이해 및 소음 저하와 같은 고급 보청기 

기술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환자들은 청취

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으며, 향

후 보청기를 선택할 때 고급 기능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설

명이 필요하고 기능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

조하였다.11)



김석현 외

https://doi.org/10.35420/jcohns.2023.34.4.111  | 113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청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ChatGPT 서비스와 같은 거

대 언어 모델에서 뿐만아니라 보청기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

다. 2010년대 후반부터 DNN(deep neural network)과 같

은 방법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청기가 시판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고가의 고급 보청기 모델에 

제한되기는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청기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의 보청기에서는 소음감소를 위해 빔포밍(beamform-

ing)과 포스트필터링(postfiltering)이라는 두 가지 기법을 사

용한다. 빔포밍은 여러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리의 방향에 따

라 증폭하거나 억제하는 기술이고, 포스트필터링은 빔포밍으

로 제거되지 않은 잔여 노이즈를 시간과 주파수에 따라 감쇠

시키는 기술이다. 여기에 더하여 머신러닝을 이용한 소음 감

소는 DNN과 같은 머신러닝 기법을 포스트필터링에 활용하여 

어음과 소음을 더욱 잘 구분시키도록 학습시켜 작동하는 방법

이다. 이러한 머신러닝 기법은 보청기 사용자가 경험하는 다

양한 소음환경에서 녹음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훈

련시킬 수 있어 더욱 정확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12)

빔포밍, 포스트필터링, DNN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보청기의 어음인식 정도를 연구한 문헌에서는 DNN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포스트필터링을 사용한 경우 어음인식에 이득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빔포밍과 포스트필터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DNN 알고리즘의 사용여부와 어음인식의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적 주의와 청취노력 면에서

는 DNN을 적용한 보청기가 더욱 나은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

다.8,12)

이러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잘 조절되지 못하면 보청기 이용자는 오히려 어음 청

취에 방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선호도와 청취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현재의 보청기들은 환경을 

분류하거나 자동조절 시스템을 사용하여 소음감소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또한 Widex사(Lynge, Denmark)

의 최신 보청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여기에 접목하여, 사

용자의 청취 환경에 맞게 선호하는 소리를 스마트폰 어플리케

이션에서 선택해 나가는 방법으로 보청기에 학습시키면 장소

나 상황에 따른 개인의 청취 의도에 따라 학습된 여러가지의 

모드로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도입되어 사용자들

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Fig. 2).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bluetooth low energy)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은 새로운 코덱(low complexity 

communication codec, LC3)을 이용하여 낮은 전력소모량

과 낮은 비트레이트(bitrate)로도 이전의 코덱과 유사한 오디

오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최근 들어 많은 개인음향기기

와 보청기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13) 이러한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할 경우 더 낮은 전력소모량으로 더 나은 음질을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기기와의 연동을 통한 스트리밍이 가

능해지고 스마트기기의 보청기 관리 어플리케이션과도 더 나

은 연동성을 가지게 되어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헬스케어 기술 융합 

보청기 기술과 센서 기술의 발달이 융합되면서 보청기와 

보청기를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강관리가 가

능해지고 있다. 일부 보청기 회사들에서 센서를 탑재하여 다

양한 활동 추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들을 소개하고 있

다. Phonak사(Stäfa, Switzerland)의 Audéo Fit™ Lumity 

모델에서는 심박동 센서와 움직임 센서를 탑재하여 걸음 수, 

심박동변화, 및 착용시간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Starkey사(Eden Prairie, MN, USA)의 Livio AITM 모델에서

는 움직임 센서를 기반으로 하여 낙상을 감지하여 사용자나 

사용자의 가족에게 통보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으며, 걸

Fig. 1. Microphone and receiver-in-ear style receiver used in Re-
Sound OneTM hearing aid. A microphone was added to the outside 
of the receiver to the existing two microphones behind the ears, re-
ducing noise and improving the sound to noise ratio (This material 
is quoted courtesy of GN resou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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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수와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능도 탑재되었다(Fig. 3).

보청기가 활동하는 시간에 귀에 착용하는 제품인 만큼 현재 

보청기의 헬스케어 관련 기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14) 향후에는 보청기에 온도센서와 광학센서를 탑재하

여 체온과 호흡수, 심박동수를 측정하여 종합적으로 건강상태

를 모니터 할 수 있는 기능도 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기술 사용

여러 보청기 회사들의 스마트폰 기반의 보청기 어플리케이

션에서는 global positioning system(GPS)를 이용하여 환

자의 위치에 따라 자동적으로 미리 저장된 보청기 설정내용

으로 설정을 변화시켜주는 기능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

한 보청기를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 위치에서의 보

청기 특성(반향, 신호 유형, 소음, 소음 및 화자의 방향성, 화자 

친숙도 등)이 얼마나 변화해가는지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모든 

보청기 특성에서 위치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만 

소음이나 화자의 방향성 등은 위치 의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PS가 조금 더 정밀하게 작동해야 더욱 많은 이

득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15)

셀프 피팅 보청기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 인력, 시설, 지리적 문제로 청

각재활이 제한되게 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청

기 자체에서 청력검사, 피팅, 사용자에 의한 파인 튜닝이 모두 

가능한 셀프 피팅 보청기가 제안되었다. 셀프 피팅 보청기는 

외부 전문가가 청력검사와 피팅을 하고 사용자가 미세조정을 

하면서 사용하는 user-programmable 기기와 모든 과정이 

보청기에서 진행되는 self-fitting 기기로 구분할 수 있다.16) 

이러한 셀프 피팅 보청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문가가 

피팅한 설정과 자가로 설정한 피팅 값이 유사하였으며, 오히

려 자가로 설정한 값을 조금 더 선호한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17) 셀프피팅 보청기의 사용은 전문인력을 이용하는 비

용이나 이동의 소요가 감소하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개

인에 최적화된 청각재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난청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의 감별이 없이 청각재활만이 시작

Fig. 2. SoundSense Learn, a feature of smartphone application of Widex. This function allows hearing loss patients to listen according to the 
situation by learning preferred sounds into a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according to the user’s situation and listening intention (This 
material is quoted courtesy of Widex).

Fig. 3. Fall detection and alert function applied to Starkey’s Livio 
AITM model. The sensor applied to the hearing aid detects the user’s 
fall, and an alert is provided in a preset manner through the smart-
phone application (This material is quoted courtesy of Dongsan 
hearing aid company).



김석현 외

https://doi.org/10.35420/jcohns.2023.34.4.111  | 115

되고, 초기 피팅과 관리에는 여전히 전문가의 개입이 중요하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다. 

국내에서는 완전한 셀프 피팅이 가능한 보청기는 아직 사용

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기존 시판 보청기에 미세한 조절을 

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사용

가능한 기능은 상황에 따른 사전 프로그램 세팅, 소음감소 기

능 조절, 주파수별 이득 조절, 마이크 방향성 조절, 바람소리 

감소 조절, 소리발생(이명) 기능 조절과 같은 기능들이 있다.

원격 피팅

보청기의 사용에 있어 적절한 사후관리와 피팅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지리적인 문제나 보청기 전문가 인적자원 

분포 문제로 인하여 사후관리의 접근성에 문제를 겪는 보청기 

사용자들이 많다. 이러한 경향은 COVID-19 판데믹으로 인

하여 의료기관의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의료접

근성이 감소하면서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상

황에서 원격 피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COVID-19 

판데믹 이전에도 원격 피팅은 이루어지고 있었고, 관련연구

도 이루어졌다. 원격 피팅은 화상 회의 형태로 상담이 이루어

지는 경우나 보청기와 연동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원격의 

보청기 전문가가 문제를 확인하거나 피팅을 새로 적용하는 등

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원

격 피팅은 원격의 보청기 전문가가 사용자의 사용 내용을 확

인하고, 사용자와 원격으로 면담하면서 보청기의 세부 세팅을 

변경하는 등 직접적인 대면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이라 기대되고 있다. 핀란드의 한 연구에서도 COVID-19 판

데믹 기간 중에 기존 보청기 사용자의 보청기를 새로 제작하

는데 최근의 청력도를 활용하고 사전에 환자와 문답을 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원격으로 보청기를 제작하여 사용하게 

한 결과, 대면하여 새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대면 횟수를 20%까지 감소시킬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8) 하지만 이러한 원격 피팅도 보청기의 물리적인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대면 

피팅과 공존하여 보청기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도록 적용되어

야 할 것이다.

향후 발전 동향

최근에 보청기 시장에 관찰되고 있는 동향은 기존의 개인음

향기기, 개인용 음향 증폭 제품(personal sound amplifica-

tion products, PSAP)과 보청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 소니와 애플과 같은 기존의 대형 글로벌 전자기

기 회사들은 스마트폰과 함께 소위 이어버드라고 불리우는 충

전식 무선 이어폰 형태의 개인음향기기의 성능을 점차 발전시

켜가고 있다. 기기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개인음향기기는 

보통 외이도에 삽입하여 사용하고 블루투스 기능으로 무선 연

결을 지원하며,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며 노이즈 캔슬링, 주

변소리 듣기와 같은 음향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PSAP

는 미국의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정의에 

따르면 단순히 소리를 증폭하는 데 사용되며, 정상 청력을 가

진 모든 연령의 일반인에게 특정상황에서 소리를 증폭하는 데

에 사용되는 일반 전자제품이다. 이러한 PSAP는 FDA의 규제

를 받지 않으며 일반적인 저자제품처럼 구매가 가능한 기기라

는 점에서 over-the-counter 보청기와 차이를 보인다.19)

최근에는 충전식 무선 개인음향기기에 난청환자들을 위

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Apple(Cupertino, CA, USA)에

서 발매된 AirPods ProTM 기기의 2세대부터는 청각도를 입

력하면 헤드폰의 설정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고, 주변소

리 청취모드에서 주변의 음성을 강화해서 듣는 “대화부스트” 

기능, 스마트폰을 FM 시스템의 마이크처럼 사용하는 “실시

간 듣기” 등을 지원하게 되면서 경도 난청환자들에게 도움

이 되는 기능을 점차 강화하고 있고(Fig. 4), 일부 보고에서는 

AirPods ProTM 1세대 모델(Apple, Cupertino State, CA, 

USA)은 PSAP와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20) Samsung 

Electronics(Suwon, Korea)에서 출시된 Galaxy Buds 

ProTM 제품을 사용하여 보청기, PSAP와 효과를 비교한 연구

에서도 Buds Pro의 주변소리 듣기와 증폭기능을 사용하여 경

도와 중등도 난청 환자에서 보청기와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21) 이러한 글로벌 전자기기 회사들의 충전

식 무선 개인음향기기는 전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사용데이터가 축적될 것이고 난청환자에 

대한 사용데이터도 더 많이 축적되고 관련연구도 더 많이 이

루어질 것으로 보여, 경도 및 중등도 난청 환자들에게 또 다른 

청각재활의 방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렇

게 각종 기기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음향

기기 사용만으로 전체 난청 환자들의 청각재활에 도움이 된다

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

이며 난청의 정도와 환자의 상태, 전자제품 사용의 친숙성 등

을 고려하여 청각재활에 신중히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보청기 회사들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충전

식 무선 개인음향기기와 유사하게 생긴 ITC(in the canal)나 

ITE(in the ear type)의 충전식 보청기를 발매하고 있다. 이

러한 모델은 재충전이 가능하면서 저전력 설계를 통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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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의성을 가지며 개인음향기기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자로 

하여금 난청환자라는 낙인을 덜 느끼게 함으로서 더 많은 사

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OTC 보청기와 대형 전

자제품 업체들의 도전속에서, 기존의 보청기 회사들은 그간의 

사용 데이터와 연구결과들로 만들어진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

공지능 기술을 보청기에 적용하여 주변상황(주변소음, 화자 

위치, 소음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서 설정이 자동화되고 어음

만을 감별해서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처리하여 어음을 더 잘 

감별하여 들을 수 있는 보청기, 위치에 따라 사전 설정된 내용

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보청기, 충전식 배터리와 저전력 블루

투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기와 연결하여 편의성을 더 높인 

보청기, 헬스케어 기술이 융합되거나 원격 피팅이 지원되는 

부가기능을 지원하는 보청기 등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면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편의

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청기는 발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신경 조종 보청기(neuro-

steered hearing aids) 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청력 손상이 있

는 환자의 경우 다양한 음성이 있는 환경에서 선택적으로 들

어야 하는 음성에만 집중하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신경 조

종 보청기는 뇌전도(electroencephalography, EEG)에 기

반하여 사용자가 집중하고 있는 소리만을 증폭하는 보청기 기

술이다. 집중하고 있는 소리를 구별해 내기 위하여 auditory 

attention decoding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

며,22)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EEG에서 음성인식을 구

별해 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23)

결론

본 문헌에서는 보청기 기술의 현황과 발전 동향에 대해 살

펴보았다. 빔포밍과 포스트필터 기술의 개선,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하여 소음감소 및 더 나은 어음청취가 가능해지도록 

보청기 기술은 발전될 것이다. 또한 설정의 자동화, 사용자가 

Fig. 4. Hearing-related features provided by Apple’s AirPods Pro 2TM model. Depending on the user environment, the volume can be ad-
justed, or the conversation can be recognized and the noise can be reduced or the media volume can be reduced. Additionally, in ambient 
mode, you can easily hear people talking by using the conversation boost function. And by using the real-time listening function, you can 
use your smartphone as a microphone for an F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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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대로 미세조절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용,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하여 낮은 전력을 사용하면서 연

결성이 증가된 모델이 도입될 것이고, 충전형 보청기 모델이 

많아질 것이다. 또한 버즈 형태의 ITE 형태 보청기 사용, 다양

한 센서 도입을 통한 종합 건강모니터 기능 도입 등을 통하여 

보청기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보청기 기술은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아직 완성도가 높지 않고, 검증이 

부족하다. 따라서 잘 설계된 연구를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급 보청기에만 적용되는 이러

한 기능은 사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검증된 기능들은 보급형 보청기에도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기능이 잘못 설정되면 오히려 사용

자의 청각재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임상의들은 

최신 기술의 장단점과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용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요구에 맞게 청각재활을 시행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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