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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ra ct -

T his study w a s con du ct ed in order to clarify the factor s affect in g the numb er of ut ilizat ion

to health cent er for the shipy ard w orker s w ho hav e been w ork in ex posed environm ent to

solv ent . At fir st the t enden cies of the number of ut ilization to health cent er in accordance

w ith cumulat iv e ex posure (CE ), lifet im e w eighted av erag e exposure (LW A E ), on e ' s place of

duty , w ork content s , st at es of u sing safety apparatu s , th e degree of the know ledg e on

handling solv ent s , exposure y ear .

1) T he in crease in the cumulat iv e exposure (CE ) w a s significant ly higher in th e number of

utilization to h ealth cent er . T he group w ith long er ex posure y ear show ed significant ly high er

number of utilizat ion to h ealth cent er (p < 0.01). Con siderin g the w ork content s such as pow er

blast in g , spray , mixing and tou ch - up , the group of tou ch - up show ed higher number of

utilization to health cent er and this difference w a s st at istically significant (p< 0.001). T hose w h o

w ere not u sing the safety apparatu s , show ed high er number of ut ilization to health cent er ,

w hich w as st at istically significant (p< 0.05). T he degree of th e know ledge on han dlin g th e

solv ent had no relat ion w ith u sing health center .

2) T he result s condu cted from this stu dy by mult iple regression an aly sis in clarifyin g the

factor s affect in g th e numb er of utilization to h ealth cent er , CE , ex posure y ear and u sin g

safety apparatu s w as significant factor in ut ilization of health cent 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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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연구배경 및 목적

유기용제는 인쇄, 페인트, 세척, 플라스틱, 잉크, 접착제 등에 이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이에 폭로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해물질에

폭로되고 있는 약 60여 만명의 특수검진 대상근로자 중 약 10만명이 직업적으로 유기용제에 폭로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1990). 1989년 유기용제를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

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업장에서 채취를 한 18,615개의 표본중 12.4%에서 유기용제의 농도가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1988)상의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산업보건협회,
1990).

유기용제 폭로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그 작업조건에 따라 급성내지 만성 건강이상에 걸

릴 위험이 높기때문에 국가에서는 정부시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산업장의 유해부서

근무자로 하여금 노동부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검진팀에게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받게하고 산업

장 유해부서는 년 2회 작업환경측정을 받게하고 있다. 또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장은 의사인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업무를 실시토록하고 1,00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

용하는 산업장은 전임보건관리자를 두게하였다.
이러한 산업장내의 의무실에 관한 연구는 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강현숙, 1989), 보건관리자들의

근무실태에 관한연구 (문정순 등, 1986), 의무실 이용도 (표양수, 1985 ; Spieg el, 1989)등에 관한 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유해인자나 요인분석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

정이다. 특히 유해인자로서 유기용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실 이용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유기용제의 폭로정도는 정확한 측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여러요인에 의해 영

향을 받기 때문에 종래의 연구들은 폭로, 비폭로로 구분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세훈 등,
1989). 그리고 근무기간 동안에 유기용제에 폭로되는 형태는 물론 폭로수준을 추정하는 것이 어렵

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는 폭로기간을 근접치 (prox y )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강도와 폭로형태를 고려하지 못한 측정이며 유기용제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는 가정을 기

초로 하는데, 폭로강도, 기간, 작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폭로 정도를 평가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폭로량 측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유기용제 산업장 근로자들의 유

기용제 폭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며 폭로량과 의무실 이용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보다 효

율적인 산업장의 보건관리와 근로자들의 건강유지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기용제 작업자들의 유기용제 누적 폭로량 및 일생 평균 폭로량에 따른 의무실 이용정도

의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누적 폭로량 및 일생평균폭로량이 의무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다.



Ⅱ . 연구대상 및 방법

1 .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K 중공업 사업장 조선소 작업자 중 입사년도가 91년 이전인 유기용제 취급부서 작

업자 514명을 연구대상으로 개인별 의무실 이용자료와 인사파일을 이용하였다.

1) 의무실 이용

대상자들의 1990년부터 1995년 까지 연도별 의무실 이용빈도와 진단명이 기록된 개인별 의무실

기록을 이용하여 개인별 연도별 의무실 이용실태를 파악하였다.

2) 직력

입사이후 대상자들의 직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령 일자별로 인사이동이 기록된 각 개인의 인

사파일을 정리하여 작업자들의 입사이후 직무내용 및 직무기간을 설문형태로 재정리하였다. 정리

된 설문지를 기초로 대상작업자에게 연도별, 월별 구체적인 직무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별로

정리된 자료를 연도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입사이후 수행 직무내용별 각 근무연수를 계산

하였다.
그 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에 사용된 변수

변수(단위) 변수측정 비고

설문

조사

연령(세) 1996년 조사당시 나이 -

성별 남, 여 -

교육기간(년) 교육받은 연수 -

근무기간(년) 입사이후 근무기간 -

현흡연자 1996년 조사당시 흡연여부 -

흡연량(pack·year) 현재까지 총 흡연량 -

주당평균음주량 주당 음주량(맥주기준) -

보호구 착용(점) 마스크, 장갑, 장화 및 보호의 착용 여부
도장1,2, 선행도장부, 선실생산부, 함

정선장부, 가공부, 기타 등

유기용제 관련지식(점) 유기용제에 관한 지식의 점수 전처리,스프레이,터치업,혼합,기타 등

근무부서 조사당시의 근무부서 4항목 각 3점(4점-12점)

인사

파일

작업내용 입사이후 여러작업내용 4항목 설문점수(0점-4점)

근무기간(년) 입사이후 유기용제 취급 부서 근무기간 -

누적폭로량(CE) 입사이후 총 유기용제 폭로량
각 작업내용별 (근무연수*작업별 생

체폭로지수1 ))의 합계

일생평균폭로량(LWAE) 누적폭로량 폭로기간 -

의무실

기록

의무실 이용횟수

(90-95년)
6년간 의무실 총 이용횟수 -

1) 생체폭로지수 : 스프레이:1.15, 터치업:0.33, 혼합:0.21, 전처리:0.11, 기타:0.11



2 . 분석방법

1) 대상자들의 유기용제 폭로량 측정

대상자들의 유기용제 폭로량은 누적폭로량 (Cumulativ e Ex posure)과 일생평균폭로량 (Lifetim e
W eighted Av erag e Ex posure)으로 측정하였다. 누적폭로량은 개인별로 작업내용별(5가지)로 각각

종사한 기간(폭로기간 D )에 작업내용별 폭로지수를 곱한 값들의 합이며, 일생평균폭로량은 누적

폭로량을 총 폭로기간으로 나눈 값이다. 이때 생물학적 모니터링값의 BEI(Biological Exposure
In dex )에 대한 비의 합을 생체폭로지수로 사용하였다. 작업내용은 스프레이, 텃치업, 혼합, 전처리,
기타 등 5가지로 분류하였다.

CEb = (D EI b )i <식 1>

LWAEb = CEb Di <식 2>

(CEb :생체누적폭로량, LWAEb :생체일생평균폭로량, D:i 작업 근무연수, EI b :i 작업 평균생체폭로지수, i : 작업내용)

2) 생체폭로지수 파악을 위한 생물학적 모니터링

작업장내 공기측정 결과 23가지 항목에 대한 유기용제가 검출되었으나 이중 주요항목이라고 생

각되는 몇가지 주요 유기용제에 대해 생물학적 모니터링이 실시되었다. 조사대상 생물학적 모니

터링 항목은 작업환경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많이 폭로되고 있는 유기용제로 확인된 크실렌, 에틸

벤젠 및 톨루엔 각각에 해당되는 항목인 뇨중 메틸마뇨산, 만델산, 마뇨산과 작업환경 기준이 낮

고 피부흡수가 매우 용이하며 독성이 강한 2- 메톡시에탄올, 2- 에톡시에탄올, 2- 부톡시에탄올, 2-
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의 뇨중 대사물질인 2- 메톡시아세테이트, 2- 에톡시아세테이트, 2- 부톡시아

세테이트였다. 농도는 뇨중 크레아티닌을 분석하여 이 값으로 보정한 값을 이용하였다.
개인폭로량 조사 대상자인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작업이 종료될 때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위한 소변시료를 채취하였고 에틸벤젠의 생물학적 모니터링 항목인 뇨중 만델산과 2- 에톡시에탄

올 및 2- 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의 생물학적 모니터링 항목과 2- 메톡시에탄올의 생물학적 모니터

링 항목을 작업종료후 채취하였다.
소변시료의 채취를 위해 종이컵에 시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나누어 주고 채취한 시료는 폴

리에틸렌 용기 3개에 분리하여 냉동보관하였다.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알콜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

하여 조사기간중에는 음주를 피하도록 하였고 음주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식 1> 에서 사용한 평균생체폭로지수는 대사물질의 변이를 고려하여 작업별로 여러번 측정한 대

사물의 기하평균을 이용하였다.

3) 유기용제 폭로량에 따른 의무실 이용

대상자들의 의무실 이용량은 각 개인의 6년간 (90- 95년) 총 의무실 이용횟수를 의무실기록을 통

하여 파악하였다.

- 질병별 의무실 이용은 연구초기 당시 의무실 기록을 통하여 12가지 질환으로 분류하여 조사하

였다. 각 질병별 의무실 이용횟수가 매우 낮아 본 분석에서는 전체 의무실 이용횟수를 이용하였

고 질병별 분석은 호흡기질환에 한하여 고찰에 기술하였다.



Ⅲ . 연구결과

1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연령 41.9세, 교육기간 9.5년, 근무기간 10.9년 이었으며 64.2%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었고 총흡연량은 16.9 pack·y ear 였다. 주당 평균 음주량은 6.1병 (맥주기준)
이었다<표 2> .

표 2. 전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평균±표준편차

연령(년)
교육기간(년)
근무기간(년)
현흡연자수(명, 흡연율)
총흡연량(pack·year)
주당평균음주량

(맥주기준:병)

41.9±6.6
9.5±2.1
10.9±1.9

330(64.2%)
16.9±10.7
6.14±9.3

한편, 대상자의 유기용제 작업관련특성은 현근무부서는 도장1부, 2부가 각각 133명 (25.9% ), 70
명 (13.6% )이고, 선행도장부가 229명(44.6% )으로 가장 많았고 그외에 선실생산부, 함정선장부, 가공

부 등이 있었다. 작업내용별로는 전처리(Pow er Blasting )가 167명으로 가장 많고, 스프레이가 124
명 (24.1% ), 터치업이 52명 (10.1% )이었다. 근로자들의 유기용제 보호구 착용점수는 4- 12점까지 분

포하였으며 10점이상이 대상자의 약 60%정도였다. 또한 유기용제 취급 지식점수는 0- 4점의 분포

를 보였으며, 3- 4점이 대상자의 대다수였다. 대상자들의 유기용제에 대한 폭로기간과 작업내용을

고려한 폭로지수로 누적폭로량을 환산한 결과, 유기용제 누적폭로량 (CE )은 1.49였고 누적폭로량을

폭로기간으로 나눈 일생평균 폭로량 (LW AE )의 평균값은 0.15였다<표 3> .

표 3. 대상자의 유기용제 작업관련 특성 단위 : 명(%)

항 목 빈도 항 목 빈도

현 근무부서
도장 1부
도장 2부
선행도장부
선실생산부
함정선장부
가공부
기타
무응답

133(25.9)
70(13.6)

229(44.6)
11 (2.1)
19 (3.7)
17 (3.3)
30 (5.8)
5 (1.0)

유기용제 취급지식
0
1
2
3
4
무응답

2 (0.4)
19 (3.7)
75(14.6)

209(40.7)
198(38.5)
11 (2.1)

현 작업내용
전처리
스프레이
혼합
터치업
기타
무응답

167(32.5)
124(24.1)
18 (3.5)
52(10.1)

146(28.4)
7 (1.4)

근무기간
9년이하
10-13년
14년이상
무응답

185(36.0)
250(48.7)
72(14.0)
7 (1.4)

보호구 착용
양호(10점이상)
보통(8, 9점)
불량(7점이하)
무응답

308(59.9)
159(30.9)
32 (6.3)
15 (2.9)

유기용제 누적 폭로량(CE)
(평균±표준편차)

일생평균폭로량(LWAE)
(평균±표준편차)

1.49±0.77

0.15±0.19



2 . 의무실 이용양상

1) 대상자 특성별 의무실 이용양상

대상자의 의무실 이용양상은 연령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부서별로는 선실생산

부, 가공부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 부서에 따른 의무실 이용횟수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 대

상자의 작업내용에 따라서는 5가지 작업내용 중 터치업이 가장 높았으며 전처리 (P/ B )가 가장 낮

은 의무실 이용횟수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표 4> .

표 4. 부서별 작업내용별 의무실 이용정도

항 목 빈도(명) 6년간이용횟수(회) F

연령(세)

0.56

20-29 25 4.6

30-39 162 6.0

40-49 262 5.4

50-59 65 6.6

부서

1.75

도장1부 133 5.2

도장2부 70 4.9

선행도장 229 5.6

선실생산 11 7.6

함정선장 19 6.8

가공부 17 11.6

기타 30 4.1

작업내용

6.62***

전처리 222 3.8

스프레이 155 4.4

혼합 27 3.8

터치업 100 8.2

기타 162 8.0

*** p<0.001

유기용제 보호구 착용상태를 상중하로 나누어 의무실 이용정도를 분석한 결과 보호구 착용상태

가 나쁠수록 6년간 의무실 이용횟수가 모두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 유기용제

의 취급지식 수준과 의무실 이용간에는 별 상관이 없었으며 근무기간에 따라서는 근무기간이 길

수록 의무실 이용횟수가 많았고 9년이하, 10- 13년, 14년이상의 3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5> .



표 5. 보호구 착용정도, 유기용제 취급지식수준 및 근무기간별 의무실이용정도

항 목 빈도(명) 6년간 이용횟수(회) F

보호구 착용정도(점)

4.20*
하(7≥) 32 8.9

중(8-9) 159 6.7

상(10≤) 308 4.9

유기용제 취급지식 수준(점)

0.51

0 2 1.0

1 19 3.3

2 75 5.5

3 209 5.8

4 198 5.8

근무기간

4.99**
9년이하 185 4.5

10-13년 250 5.9

14이상 72 8.3

* p<0.05, **p <0.01

2 ) 유기용제 폭로량에 따른 의무실 이용양상

대상자들의 작업내용별 폭로지수와 이들의 폭로기간을 고려한 누적폭로량의 분포는 0.6- 4.44,
일생 평균폭로량 (LW AE )은 0.04- 3.23이었다. 유기용제 누적폭로량 (CE )과 의무실 이용간의 관계는

유기용제 누적 폭로량이 클수록 의무실 이용횟수가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일생

평균 폭로량이 클수록 의무실 이용횟수가 많았으나 그 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6> .

표 6. 유기용제 폭로량에 따른 의무실 이용정도

구 분 빈도(명) 6년간 이용횟수(회) F

누적 폭로량(CE)

3.95*
저(1.1≥) 201 4.8

중(1.1-1.45) 142 5.1

고(1.45≤) 171 7.2

일생평균폭로량(LWAE)

1.95
저(0.10≥) 265 5.1

중(0.1-0.14) 75 5.6

고(0.14≤) 170 6.8

* p < 0.05



3 . 유기용제 폭로량이 의무실이용에 미치는 영향

유기용제 누적폭로량이 의무실 이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단변수분석에서 의무실

이용정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 누적폭로량, 보호구 착용정도, 근무기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 누적폭로량, 보호구착용정도, 근무기간은 모두

의무실 이용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4.0%였다.

표 7. 대상자의 의무실 이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 )

요 인
regression
coeffcient

β standard error

누적폭로량(CE) 1.075 0.093* 0.522

보호구착용 -0.827 -0.123** 0.301

근무기간 0.435 0.095* 0.208

constant 7.398 3.934

R2=0.040
Adjusted R2=0.034

F=6.813**

* p < 0.05, ** p < 0.01
1) 세변수간의 상관계수는 유의하지 않음(-0.139≤r≤0.185)

Ⅳ . 고 찰

1 . 연구자료에 대한 토의

본 연구의 의무실 자료는 1990년부터 1995년 까지의 연도별 의무실이용횟수 및 진단명이 기록

된 의무실 기록을 토대로 하였다. 이 자료는 의무실 관리자에 의해 파악된 것으로 설문을 통하여

파악된 각 개인의 작업내용 및 제반특성 자료들에 비해서 그 신뢰도면에서는 단연 높다고 할 수

있다. 개인별 직력은 작업자의 인사기록을 기초로 1차로 입사이후 개별 작업내용을 파악한 후 면

접설문형태로 작업자 자신에게 재검토하여 가능한 정확한 직력을 파악할 수 있다.

2 . 연구방법에 대한 토의

유기용제의 폭로정도가 의무실 이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1) 과거노출수준을 양적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2) 작업이 대체로 복잡하며 3) 유기용제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F idler 등, 1987 ; F ord 등, 1991).

이러한 제한점 때문에 기존연구들은 대체적인 연구방법으로 1) 폭로군과 비폭로군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거나 (Elofsson 등, 1980 ; M aizlish 등, 1987 ; F idler 등, 1987 ; H ane 등, 1977) 2) 폭

로정도를 근무연수로 대체분석하거나 3) 과거의 노출강도를 설문지를 통하여 환산하는 방법을 사

용하고 있다(Greger sen 등, 1984 ; Hanninen 등, 1976 ; Belum 등, 1982).

1) 근무연수를 폭로량의 근접치 (P rox y )로 이용



폭로량을 근무연수로 환산하는 것이 타당성 있으려면 첫째, 각 작업장 내 유해 강도가 일정하

고, 둘째, 작업의 강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며, 셋째, 작업내용이 작업근무연수와 무관하

며, 넷째, 기타 직업의 위험요인이 작업근무시간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전제를 가정한다. 특히 근

무시간과 연령은 밀접한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령 자체가 신경정신적 효과와 연관성이

있는 비직업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고용기간변수로부터 연령의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F ord 등, 1991).

2) 설문지를 이용한 유기용제 폭로량

설문지를 통하여 유기용제 폭로 강도를 추정하는 경우, 개인의 작업별 평균빈도, 보호구 착용상

태 등을 고려하여 노출강도를 환산하는데, 이 역시 설문조사에 있어서의 보고오류(r eporting bias )
는 물론 서로 다른 작업형태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comparability )가 제한점으로 남는다. 이러

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를 통하여 입사이래 연도별 직력

을 파악하였다.

3) 누적 폭로량 측정방법

폭로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폭로의 기간과 누적 폭로량이 필요하다. 즉 개인의 직력과

각 개인별 작업환경평가 (indu strial hy gien e samplin g data )를 종합하여 폭로량을 측정하게 된다.

각 개인의 유기용제 폭로를 측정하기 위한 단계는 우선 연구자는 대상 작업장을 답사하면서 폭로

정도에 따라 각 작업장 구역을 분류하여야 하며 이를 구역- 폭로 매트릭스 (zone- ex posure m atrix )

라고 한다. 또한 연구자는 개인 인사기록 카드를 이용하여 각 개인의 직력을 재확인 하여야 하는

데 이때 구역- 폭로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개인이 각 구역마다 일한 시간을 파악한다. 개인의 노출

시간이 구역- 폭로 매트릭스별로 작성된 것을 구역별 근무시간 매트릭스(dw ell- t ime matrix )라고

하며 여기에 각 구역의 추정된 폭로량을 곱하면 누적 폭로량 (cumulat iv e ex posure)이 된다. 물론

이러한 연구방법 역시 단면연구로서 몇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우선 선택편견(select ion bia s )을 들

수 있다. 즉 결과평가는 현재 단면적으로 측정된 반면, 폭로수준은 과거의 폭로기간을 후향적으로

본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고 폭로군 작업자는 그 작업장에서 이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제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각 개인의 폭로량을 개인의 직력과

개인별 작업환경평가를 종합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직력은 일차적으로 인사기록을 이용하였으

며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개별 설문을 통하여 확인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되었다고 판단된다.

개인별 작업환경평가는 구역폭로 매트릭스를 파악한 결과 대체로 수행하는 작업내용에 따라 유기

용제 폭로량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역폭로 매트릭스 대신에 유기용제 폭로량이 차

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작업을 분류하였다. 이때 분류된 작업은 스프레이, 터치업, 혼합, 전처

리 및 기타이었다. 예로 스프레이 작업은 용제(Solv ent )뿐 아니라 paint mist 자체에 노출되고, 터

치업은 표면으로 부터 용제가 휘발되는 특징이 있다 (F ord 등, 1991). 분류된 각 작업종류별로 추

정 폭로량을 구하기 위해 몇 명의 작업자들을 선정하여 유기용제 생체 폭로량을 측정하기 위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즉 작업장내 유기용제 농도측정을 위한 환경시료는 작업자들의

유해물질에 대한 폭로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고, 유해물질의 폭로경로가 호흡기는 물론 피부

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으며, 보호구를 착용하므로써 환경조사 결과만으로는 작업자들에 대한 유

해물질 폭로량이 과대평가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모니터링 대상 유기용제는 t oluene,

x ylen e, ethyl ben zene, 2- eth ox y ethan ol, 2- ethoxy ethyl acet at e, 2- m ethox y ethan ol, 2

- butoxy eth anol로 각각 뇨중 대사물은 마뇨산, 메틸마뇨산, 만델산, 에톡시아세테이트, 메톡시아세



테이트, 부톡시 아세테이트를 분석하였다. 개인폭로량 조사 대상자는 작업종료시 소변시료를 채취

하였다. 작업내용별 조사횟수는 스프레이 90회, 터치업 128회, 스프레이보조 91회, 전처리 30회,

기타 38회이며, 폭로지수는 각각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생체평균폭로지수는 스프레이가 1.15로 가

장 높았고, 터치업 0.33, 혼합 0.21, 전처리 0.11 그리고 기타 0.11 순이었다. 따라서 이 평균 폭로

지수를 이용하여 각 개인의 수행 작업내용에 따른 폭로량을 환산하였다. 이때 과거의 폭로지수는

같은 작업이라도 매년 작업량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고 각 개인별로 보호구 착용여부 등의 작

업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이용자료의 한계로 고려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

업내용별로 개인별 작업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고 폭로지수가 작업별로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

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대상자들의 누적 폭로량 (CE )과 일생평균폭로량(LW AE )의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대상자들의 누적폭로량 및 일생평균폭로량 분포

3 . 연구결과에 대한 토의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는 조사당시 대상자의 작업내용에 따라 의무실 이용정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근로자들의 작업부서이동에 의한 작업내용이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작업내용은 의무실

이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누적폭로량이 클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의무실

이용정도가 높았다. 폭로량과 근로자들의 의무실 이용은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누적 폭

로량(CE )과 의무실 이용정도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일생평균폭로량 (LW A E )과는 유의한 상관

이 없었으며, 이것은 유기용제 폭로량에 따른 의무실 이용정도는 유기용제의 폭로기간, 체내 누적

량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보호구 착용을 잘하는 집단은 유기용제에 폭로정도가

높아도 의무실 이용을 적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주로 이용하는 기

관은 근로자들의 경우 산업장 의무실이기 때문에(강현숙, 1989) 의무실 운영관리에 좀 더 각별한

제고가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호구 착용이 유해인자로부터의 보호에 매우 효과

적이었으며 보호구 착용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과 착용감이 좋고 편리한 보호구 개발이 요

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유기용제 근로자들의 의무실 기록으로 파악된 질환들을 분류하고자 하였으나, 의무실 기록상



증상이나 증후로 기록된 경우가 많아 이를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상의 자료로

12가지 주요질환 및 증상 (피부소양감, 호흡기질환, 종기, 안과, 성인병, 두통, 편도염, 외상, 화상,

위장질환, 알러지성질환, 기타질환)으로 분류하였다. 12가지 질환별로 분류를 하였을 경우 각 질환

별 의무실 이용횟수가 매우 작고, 의무실 기록상으로 파악된 질병분류가 가지고 있는 임의성 등

의 제한점이 있다. 질병별 방문횟수는 주요질환 (감기, 위장질환)과 그외 질환과는 큰 차이를 보였

으며< 표 8> , 질환별 의무실 이용횟수가 매우 작아서 질환별 분석을 하는 것이 신뢰성있는 결과

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표 8. 주요 질환별 의무실 이용횟수 단위 : 회

질환 호흡기질환 위장질환 피부소양감 기타질환 성인병 종기 두통

의무실

이용횟수
2.56 1.15 0.48 0.42 0.32 0.15 0.11

주) 12가지 주요질환중 이용횟수가 0.1회 이상인 질환임

12가지 질환중 의무실 이용횟수가 가장 큰 감기 등의 호흡기질환에 한하여 의무실 이용횟수와

변수들간의 일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본문의 결과와 같이 작업내용 및 누적폭로량(CE )이

의무실 이용횟수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나(표 9), 연령, 근무기간, 흡연, 음주, 현근무부서, 유기

용제 취급지식과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보호구 착용, 근무기간은 본문의 결과와 달리 호흡기질

환으로 인한 의무실 이용횟수와는 관련성이 없었다.

표 9. 작업내용별, 누적폭로량별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의무실 이용횟수

항 목 빈도(명) 6년간이용횟수(회) F

작업내용

7.258***

전처리 222 1.64

스프레이 155 1.74

혼합 27 1.44

터치업 100 4.60

기타 162 2.52

누적 폭로량(CE)

3.258*
저(1.1≥) 201 2.35

중(1.1-1.45) 142 1.98

고(1.45≤) 171 3.28

Ⅴ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누적폭로량 (CE )과 일생평균폭로량 (LW AE )이 의무실 이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 그외 대상자들의 연령, 부서, 작업내용, 보호구 착용상태, 유기용제 취급지식정도, 근무기간

등의 요인이 유기용제 근로자들의 의무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K중공업 사업장의

유기용제 폭로근로자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 유기용제 누적폭로량 (CE ) 증가할수록 의무실 이용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나(p< 0.05), 일생평

균폭로량과 의무실 이용정도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작업내용별로는 기타를 제외한 소지,

스프레이, 혼합, 터치업 중 터치업 작업자들의 의무실 이용횟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를 보였다 (p< 0.001). 근무기간이 긴 집단일수록 의무실 이용정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p< 0.01) 유기용제에 대한 보호구착용을 하지 않을수록 의무실 이용을 많이 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p< 0.05) 유기용제 취급지식정도와 의무실 이용간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

2) 누적폭로량이 의무실 이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고자 실시된 중회귀 분석 결과

에서는 누적폭로량, 보호구 착용정도, 근무기간이 의무실이용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이었다.

유기용제 폭로량과 근무기간은 의무실 이용여부와 유의한 양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보호구착용여부가 의무실이용여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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