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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sociation between Trans, Trans-Muconic Acid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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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Recent researches suggest that trans,trans-muconic acid (t,t-MA) would be an adequate
metabolic biomarker for low-level benzene exposure. Few study hav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t,t-MA and platelet count, and this is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Methods: From May 2004 to June 2004, 326 chemical factory workers took part in a questionnaire
survey and they underwent urinary t,t-MA and CBC assessment. The questionnaire covered general
aspects of health and the occupational and smoking histories. Statistical analyses of outcomes were per-
formed using SPSS 14.0 for Windows.

Results: The subjects’urinary t,t-MA concentration (geometric mean and geometric standard devia-
tion) was 0.28 mg/g creatinine (2.62).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occupations among
the chemical workers were found. The urinary t,t-MA concentrations in the smokers and non-smokers
were 0.32 mg/g creatinine (2.44) and 0.25 mg/g creatinine (2.77) respectively, and the difference was sta-
tistically significant (p<0.0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latelet count based on occupa-
tion and the smoking history.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log(platelet) and log(t,t-MA)(r=-
0.116 p=0.039). The regression equation log(platelet) = -0.002×Age + [-0.029×log(t,t-MA)] + 2.436,
R2=0.032, was calculated from linear regression analysis with log(platelet) as the dependent variable.
Cross-tabulation between 2 subgroups that were divided by the 90-percentile level of the t,t-MA (0.819
mg/g creatinine), and 2 subgroups that were divided by the 10-percentile level of the platelet count
(175,000) was conducted. Higher distribution in subgroup with platelet count below 175,000 was demon-
strated in the subgroup with a urinary t,t-MA above the 90-percentile, with an odds ratio of 3.01.

Conclusions: The study may be limited by not taking into account factors such as smoking quantity
and sorbic acid, which may confound urinary the t,t-MA concentration as well as medication and infec-
tion that may affect the platelet count. Yet it is meaningful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rinary t,t-
MA concentration and the platelet count was found through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the chi-square
test, and further, this outcome may be used as a basis for a study to establish the acceptable limit of uri-
nary t,t-M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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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벤젠은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와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의 발암물질

분류에서 각각 A1 및 Group 1에 속해있으며1,2) 화학공장

등의 직업적 노출뿐만 아니라 담배, 기오염 등의 환경적

노출도 고려해야하는 유기용제이다. 벤젠은 인체에 호흡

기, 피부 등을 통하여 흡수되고, 인체에서 페놀, hydro-

quinone, catechol로 사되는 ring hydroxylated

metabolite 과정, trans,trans-muconic acid(t,t-MA)

로 사되는 ring opening 과정, phenylmercapturic

acid로 사되는 glutathione conjugation 과정 등 크게

3가지 경로로 사된다3-5). 페놀은 벤젠을 비롯한 여러 가

지 물질의 사산물이어서 과거 국내외 형 중독 사례를

일으켰던 10 ppm 이상의 고농도에서는 적절한 인체 사

지표 지만,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국내허용기준치도 1

ppm 미만으로 강화되면서 저농도 노출에 적합한 t,t-

MA(뮤콘산)이나 S-phenylmercapturic acid(S-PMA)

로 체되고 있다6).

벤젠은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범혈구감소증, 백혈병,

혈소판감소증 등의 다양한 혈액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7), 벤젠의 기중농도가 인체흡수량을 직접적

으로 반 하지 못하므로 기중농도로 인체의 혈액학적

향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8). 따라서 인체흡수량을 사

지표가 반 한다면 사지표와 혈액학적 수치사이에 관련

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역학적

연구나 실험실 연구를 통해 백혈구나 적혈구에 한 벤젠

이나 벤젠 사물의 향기전은 여러 가설을 통해 다양하

게 제시되고 있지만 요중 뮤콘산과 혈소판 수치와의 연관

성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8,9). 이에 이들의 연관성을 파악

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 다.

상 및 방법

1. 연구 상

2004년 5월부터 6월까지 경상북도 소재 일개 화학공장

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331명 중 326명의 근로

자를 상으로 하 다. 연구 상 화학공장의 주요 생산품

은 타르, 카본블랙, 무수프탈산, 가소제, 카보머, 조경

유, HCP (hexachlorophene) 등이다. 참여한 326명의

근로자는 설문조사 시 사전에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

으로 서명을 하 다. 5명의 근로자는 연구기간 동안에 건

강검진을 수검하지 못한 사람들로 혈액 및 요중 뮤콘산

분석이 누락되어 최종 연구 상자에서 제외하 다.

상자 분류에 있어서 벤젠취급자는 본인이 직접 벤젠

을 생산하거나 생산품에 벤젠을 사용하는 공정근로자이

고, 벤젠노출위험군은 벤젠취급자와 벤젠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벤젠이 검출된 공정의 근

로자가 합쳐진 군이다.

2. 연구 방법

1) 설문조사

연구진이 직접 설문지를 개발하여, 건강검진을 받기 1

주일 전에 보건관리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배포하여 직접

작성하도록 하 고, 검진 당일 설문지에 누락된 부분이 있

는 경우 다시 작성하도록 하 다. 설문내용은 성별, 나이

등 일반적 사항과, 작업력, 흡연습관 등을 포함하 다.

2) 노출지표 및 임상적 검사

건강검진 시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혈소판수, 백혈구,

적혈구는 자동혈구분석기로 검사하 다. 소변 채취는 사

전 교육을 실시하 고 작업 직후에 수거하 다. 뮤콘산

측정은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를 이용하 다. 전처리는 튜브에 뮤콘산 표준시

료(2, 4 ppb)와 소변 시료를 담고, 10,000 rpm에서 5

분간 원심분리하 다. 원심분리 동안 strong anion

exchange (SAX) cartridge를 세척하고, methanol

(3 ml)을 가한 후 물(3 ml)을 가하여 세척한다. 세척한

cartridge에 원심분리한 소변시료와 표준용액 상층액 1

ml을 첨가하여 천천히 통과한다. Cartridge에 물(3 ml)

을 가하여 세척한다. 20% acetic acid: methanol

(8:2) 3 ml을 가하여 추출하 다. HPLC조건은 Mobile

phase: acetic acid: MeOH: 5 mM sodium Acetate

(10 ml:100 ml:890 ml), Injection: 50 ul, Column:

C18 reverse phase column 5 μm (150 mm) Tosho

TSK gel ODS-80TM, Flow rate: 0.9 ml/min,

U.V detection: 259 nm(246~271 nm)으로 하 다.

요 배설량 보정을 위하여 뮤콘산의 측정치는 요중 crea-

tinine 농도로 보정하 다. Creatinine은 Jaffe’s

reaction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10). 

3) 통계분석

모든 자료는 전산 입력하 고, 통계분석은 SPSS 14.0

for Windows를 이용하 다. 모든 측정 자료를 기하평균

및 기하표준편차로 표시하 고, 우측왜곡된 자료(t,t-

MA, 혈소판, WBC, RBC)는 수변환 수치로 분석하

다. 생산직과 사무직의 흡연율 비교는 chi-square 검정,

생산직과 사무직, 흡연군과 비흡연군의 요중 뮤콘산 농도

차이는 t-test 검정, 혈액검사결과와 뮤콘산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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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어슨 상관분석, 혈소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단변량을 독립변수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총 326명이며 이중 남자

는 314명(96.3%)이었고, 여자는 12명이었다. 연령별로

는 40 가 170명(5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40.9±6.7년이었고, 생산직의 평균 연령

(41.5±6.0년)이 사무직의 평균 연령(38.8±8.5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직종별로는 생산직이 254명

(77.9%)이었고, 여자는 모두 사무직이었다(Table 1). 생

산직의 평균 근무기간은 16.1±6.4년으로 사무직의 평균

근무기간(13.5±7.7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벤

젠취급자는 24명(7.4%), 벤젠노출위험군은 85명(26.9%)

이었다.

전체 근로자 326명 중 167명(51.2%)이 흡연자 다.

생산직의 흡연율이 54.7%로 사무직의 흡연율 38.9%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Table 2). 벤젠취급자의 흡

연율(54.2%)과 비취급자의 흡연율(51.0%)은 차이 없었

고, 벤젠노출가능성 있는 작업자 흡연율(52.9%)과 노출

가능성이 없는 작업자(50.6%)도 차이가 없었다.

요중 뮤콘산 기하평균(기하표준편차) 농도는 0.28

mg/g creatinine(2.62)이었고, 생산직은 0.28 mg/g

creatinine(2.68) 사무직은 0.28 mg/g creatinine

(2.42)로 차이가 없었다. 벤젠취급 유무와 벤젠노출위험

민 선 등∙ 벤젠노출 지표로써 요중 뮤콘산과 혈소판 수치의 연관성

Table 1. The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by the gender, age group, and type of job  

Male Female Total

Age (years) Clerical workers Productive workers Clerical workers Clerical workers Productive workers*

No. % No. % No. % No. % No. %

<30 03 05.0 006 02.4 08 66.7 11 15.3 006 02.4

30-39 20 33.3 085 33.5 04 33.3 24 33.3 085 33.5

40-49 29 48.3 141 55.5 00 00.0 29 40.3 141 55.5

�50 08 13.3 022 08.7 00 00.0 08 11.1 022 08.7

Total 60 100.00 254 100.00 12 100.0 72 100.0 254 100.00

*p<0.01 by chi-square test 

Table 2. Smoking rate by type of job 

Type of job
Smokers Non-smokers 

No. of cases % No. of cases % 

Productive workers 139 54.7* 115 45.3 

Clerical workers 028 38.90 044 61.1 

Total 167 51.20 159 48.8 

*p<0.01 by chi-square test 

Table 3. Urinary t,t-MA concentrations by type of job and

smoking

Contents Urinary t,t-MA concentrations*

Type of job

Clerical workers 0.28(2.42)

Productive workers 0.28(2.68)

Handling of benzene 

Handler 0.31(3.63)

Non-handler 0.28(2.54)

Exposure of benzene 

Exposed workers 0.29(2.92)

Non-exposed workers 0.28(2.52)

Smoking

Smokers� 0.32(2.44)

Non-smokers 0.25(2.77)

Total 0.28(2.62)

*Unit : mg/g creatinine
�p<0.01 by t-test 



유무에 따른 요중 뮤콘산 농도 차이는 없었다. 흡연자의

경우 0.32 mg/g creatinine(2.44)으로 비흡연자 0.25

mg/g creatinine(2.77)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Table 3). 

혈액검사결과에서 직종에 따른 혈소판, RBC, WBC

기하평균 차이는 없었다. 벤젠취급 유무와 벤젠노출위험

유무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흡연유무에 따른 혈소판,

RBC, WBC 기하평균 차이는 없었다(Table 4).

뮤콘산과 혈구수치의 상관분석에서 log(t,t-MA)와

log(WBC), log(RBC)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log(t,t-MA)와 log(platelet)은 r=-0.116(p=0.039,

Fig. 1), 연령과 log(platelet)은 r=-0.130(p=0.019)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최근 10일간의 총 흡연량과

log(t,t-MA)와의 상관분석에서는 r=0.121(p=0.031)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log(platelet)을 종속변수로

log(t,t-MA)과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여 실시한 다중선형

회귀분석에서 연령은 -0.002의 상수, log(t,t-MA)은 상

수 -0.029의 유의한 회귀식을 산출하 다(R2=0.032). 흡

연군만 선택하여 흡연기간을 독립변수로 log(platelet)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0.004의 상수를 지닌 회

귀식을 산출하 다(R2=0.034).

혈소판을 각 분위수별로 두군으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10분위수의 값은 17만5천이었는데 이 값을

기준으로 초과군, 이하군 두군으로 나누고 이를

Category 1로 정의하 다. 같은 방식으로 20분위수는

19만3천이었고, 이 값을 기준으로 이하군, 초과군 두군

으로 나누어 Category 2로 하는 등 90분위수까지 각각

분위수 기준 수치별로 두군으로 나누어 총 9개의

Category를 만들었다(Fig. 2).

나눈 각 Category와 뮤콘산 90분위수(0.819 mg/g

creatinine) 기준으로 두군으로 나눈 변수를 가지고 교

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Category 1, 2에서 뮤콘산 90분

위수(0.819 mg/g creatinine 기준) 초과군이 이하군에

비해 혈소판 17만5천이하와 19만3천 이하 분포가 교차비

각각 3.01, 2.74로 유의하게 높았다. Category 9에서 1

로 갈수록 교차비가 커지는 경향성을 보 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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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BC* results by type of job and smoking 

CBC Clerical workers Productive workers Smokers Non-smokers 

Platelet� 233.9(1.36) 233.1(1.20) 232.8(1.30) 234.7(1.20)0

WBC� 6.58(1.26) 06.25(1.27) 06.91(1.27) 6.11(1.24) 

RBC� 4.95(1.07) 04.89(1.09) 04.92(1.07) 4.96(1.08) 

*Complete blood cell count, �Unit : ×103/μL, �Unit : ×106/μL.  

Fig. 1. Relationship between urinary log(t,t-MA) concentration
and log(plt).

Fig. 2. Cutoff value of platelet by each percentile.

Fig. 3. The odds ratios by cross-tabulation between each cate-
gories and 2 subgroups divided by the 90-percentile
level of trans, trans-mucon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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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인체에 흡수된 벤젠의 기중농도에 따라 약 2~25% 정

도가 뮤콘산으로 배설되는데11), 기중농도가 낮아질수록

뮤콘산의 비율은 더 증가한다12). 뮤콘산은 톨루엔 등의

다른 유기용제가 같이 흡수되거나, 알코올 섭취 시 사

가 방해받아 과소평가될 수 있고, 가공식품에 있는 sor-

bic acid(소르빈산)가 뮤콘산으로 사되므로 음식에 의

해 과 평가 될 수 있다13). 1 ppm 이하의 저용량 벤젠

노출에서는 S-PMA가 벤젠의 생물학적 지표로써는 더

우수하지만 접근성, 취급, 비용효율이 뮤콘산이 우수하여

집단인구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13,14). 이 연구

에서 혈소판과의 연관성에 뮤콘산을 이용하 는데, 뮤콘

산의 벤젠 지표로써의 우수성은 국외뿐만 아니라, 우리나

라에서도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기중농도와 요중 뮤콘산은 상관계수

0.6�0.8까지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 다4,6).

벤젠의 만성적 노출에 의한 혈액학적 독성은 타이어 제

조공장에서 재생불량성 빈혈환자들이 보고된 19세기 이

후부터로 기록되어 있다15). 벤젠과 관련된 여러 혈액학적

질환이 보고되었고 역학적 관련성은 명확하다. 벤젠자체

나 그 사물이 혈액학적 이상을 일으키지만 그 기전과

용량반응관계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7). 일부 보고된 기

전에는 벤젠이나 벤젠 에폭사이드(benzene epoxide)와

같은 중간 사산물이 세포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성

산소를 생성하거나, DNA adducts를 생성하여 DNA

손상을 유발함으로써 혈액학적 질환을 유발하는 것 등이

있다16,17). 이 연구에서 사용된 뮤콘산은 직접적인 독성을

가진 물질은 아니지만 그 전구물질인 muconaldehyde

가 혈액학적 독성 작용을 알려져 있어 뮤콘산으로 혈액

학적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

하 다18). 더구나 뮤콘산과 혈소판과의 관련성 연구는 백

혈구에 비해 상 적으로 의학적 관심이 적어 국내외에서

도 드물게 연구되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도 명확한 관

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상자수가 적거나 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검토한 제한점이 있었다8,19).

본 연구 상자들의 흡연율은 51.2%이었고, 흡연율이

높은 생산직도 54.2% 지만 이는 2004년 9월 당시 국내

남자 성인흡연율 57.8%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다. 뮤

콘산은 요비중에 따라 농도차이가 나므로20) 이 연구에서

는 크레아티닌으로 보정하 다. 요중 뮤콘산의 값이 생산

직과 사무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이 연구

결과상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연구 상 작업장의 작업

환경측정결과에서 벤젠 기중농도가 부분 0.2 ppm이하

로 유지되고 있었고 벤젠취급자들도 모두 안전보호구를

제 로 착용하여 직업적 노출이 미미하 기 때문으로 판

단한다. 흡연 유무에서 흡연군이 유의하게 뮤콘산 농도가

높았다. Cocco 등20)의 연구, Carrieri 등21)의 연구,

Boogaard 등22)의 연구 등 최근 20년간 발표된 부분의

연구에서도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높게 나왔는데 작

업환경이 기준치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는 작업장에서 흡

연과 같은 환경적 벤젠노출의 양이 상당하며 순수 작업장

벤젠 노출의 혈액학적 향만을 보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연구방법 상에서 통제하여야 한다. 실제 담배 주류연에는

73 ㎍ 이상의 벤젠을 함유하고 있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하여 벤젠 폭로 수준이 높다12). 본 연구에서는 벤젠노출

지표로써의 뮤콘산과 혈소판 수치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 기에 직업적, 환경적 벤젠노출 구분을 하지 않았다.

Kim 등23)의 연구에서와 같이 소르빈산 섭취자와 비섭

취자간에 뮤콘산 농도의 차이가 없는 결과도 있지만,

Weaver 등13)의 연구, Marrubini 등24)의 연구 등 부

분의 연구에서는 소르빈산 섭취자에서 뮤콘산 농도가 유

의하게 높았고, 이를 통제하여야 순수 벤젠노출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 다. 이 연구에서 소르빈산을 통

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혈액검사결과 혈소판수 15만 이하로 저하소견을 보인

상자는 최하 9만5천개를 가진 상자를 포함 총 9명이

었으나 임상적 치료를 요하는 상자는 없었다. 백혈구나

적혈구에서는 이상소견을 보인 상자는 없었다. 이 연구

에서 뮤콘산과 혈액학적 자료들의 특성상 우측왜곡되어

수변환한 값을 분석에 이용하 다. 요중 log(t,t-MA) 증

가에 따라 log(platelet)은 유의하게 감소하여 연관성을

시사하 다. 그러나 설명력(R square)이 낮았는데, 이는

혈소판 수치에 미치는 간염, 약물복용, 감염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 못하 고, 뮤콘산 농도에 향을 미치는 벤젠

이외의 요인인 소르빈산, 음주, 기타 유기용제를4) 제어하

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선형회귀모델로

는 설명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역치가 존재하여 혈소판과

뮤콘산을 10분위수별로 Category를 정하여 실시한 카이

제곱검정에서 뮤콘산 90분위수와 혈소판 Category 1 (10

분위수)과 2 (20분위수) 같이 특정 컷오프 기준이 되어서

야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생각한

다.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기중 벤젠농도 1

ppm 기준에서 요중 뮤콘산 기준을 1 mg/g creatinine

미만으로 정하 는데 이 연구의 요중 뮤콘산 90분위 수

기준인 0.819 mg/g creatinine 이상 군에서 미만군보

다 임상적으로 혈소판저하증 기준은 아니지만 혈소판

Category 1과 2의 낮은 쪽 분포가 유의하게 높게나온

것을 볼 때,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서 현 기준치 1 mg/g

creatinine의 기준 강화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뮤콘산과 혈소판이 관련성이 있다는 전제하

에 이 연구에서 log(platelet)의 감소는 직업적 벤젠노출

민 선 등∙ 벤젠노출 지표로써 요중 뮤콘산과 혈소판 수치의 연관성



뿐만 아니라 흡연과 같은 비직업적 벤젠노출도 많이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 혈소판 수치에 한 흡연의 향은 아

직 논란이 있는 상태이고25), 이 연구에서도 흡연량을 객관

적으로 평가할 흡연지표를 측정하지 못하 지만, 작업 공

정 및 직종별 요중 뮤콘산 농도 차이는 없었고, 작업장 벤

젠 기중농도가 0.2 ppm 이하 으며 흡연자에서 비흡연자

보다 요중 뮤콘산 농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10

일간의 흡연량과 log(t,t-MA)의 상관관계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고, 흡연자에서 log(platelet)=-0.004×흡

연기간+2.448의 회귀식을 산출하 다. 흡연유무와 혈소판

각 분위수별로 실시한 교차분석에서 Category 9에서 1로

갈수록 교차비가 점점 커지는 경향성을 보 다(Fig. 4).

그러나 흡연, 뮤콘산, 혈소판의 순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흡연이 혈소판수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추가연구가 필

요하다.

이 연구는 뮤콘산과 혈소판 수치의 상관관계에 있어 흡

연의 정량화, 소르빈산과 같은 요중 뮤콘산 농도에 향

을 미치는 인자, 약물이나 감염과 같은 혈소판에 향을

미치는 인자 등을 정확히 보정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지

만, 요중 뮤콘산과 혈소판 수치와의 관련성을 선형모델과

교차분석 등을 통해 유의한 상관관계를 관찰하 고, 향후

요중 뮤콘산 농도의 허용기준치 설정에 한 참고자료를

제시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요 약

목적: 최근 저농도 벤젠노출의 적절한 지표로써 요중

trans,trans-muconic acid(t,t-MA)가 여러 연구에서

제안되고 있으나, 혈소판 수치와의 관련성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들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이 연

구를 시행하 다.

방법: 2004년 5월부터 6월까지 카보머, 카본블랙 등을

생산하며 일부 공정에서 벤젠을 취급하는 화학공장 근로

자 326명에 한 설문조사, 요중 뮤콘산,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 다. 설문조사는 일반적 사항을 포함하여 작업력,

흡연습관 등을 조사하 으며, 요중 뮤콘산의 농도는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혈액은 자동혈구분석기

로 분석하 다. 모든 자료는 전산 입력하 고, 통계분석

은 SPSS 14.0 for Windows를 이용하 다.

결과: 조사 상자의 요중 뮤콘산 기하평균(기하표준편

차) 농도는 0.28 mg/g creatinine(2.62)이었고, 직종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흡연자의 요중 뮤콘산의 기하평균(기

하표준편차) 농도는 0.32 mg/g creatinine (2.44)으로

비흡연자의 0.25 mg/g creatinine(2.77)보다 유의하게

높다(p<0.05). 조사 상자의 직종 및 흡연유무에 따른

혈소판수의 차이는 없었다. 

log(platelet)과 log(t,t-MA)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었고(r=-0.116, p=0.039), log(platelet)를 종속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분석에서 log(platelet)= -0.002×Age + [-

0.029×log(t,t-MA)] +2.436, R square=0.032의 회귀

식을 산출하 다. 

뮤콘산 90분위수(0.819 mg/g creatinine) 기준에서

두 군으로 나눈 변수와 혈소판 10분위수(175,000개)를

기준에서 두 군으로 나눈 변수를 이용해 실시한 카이제곱

검증에서, 뮤콘산 90분위수(0.819 mg/g creatinine 기

준) 초과군이 이하군에 비해 혈소판 17만5천 이하 분포

가 교차비 3.01로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이 연구는 뮤콘산과 혈소판 수치의 상관관계에

있어 흡연의 정량화, 소르빈산과 같은 요중 뮤콘산 농도

에 향을 미치는 인자, 약물이나 감염과 같은 혈소판에

향을 미치는 인자 등을 정확히 보정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지만, 요중 뮤콘산과 혈소판 수치와의 관련성을 선형회

귀분석과 교차분석 등을 통하여 유의한 상관성을 관찰하

고, 향후 요중 뮤콘산 농도의 기준치 설정에 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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